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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니켈 채굴 사업장 ©공익법센터 어필

요약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해 동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과 보급의 핵심은 배터리의 성

능 개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

며, 2023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글로벌 시

장에서 약 2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생산에서 배터리 제조 및 재활

용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배터리 확보와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기

차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배터리 공급이 필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은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땅속에서 채굴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광물 수요가 30배 증가하고, 리튬과 니켈의 수요는 4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

은 주로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채굴되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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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

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에서 소재 생산에 이르기

까지 자회사 및 합작 법인을 통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업체 간의 협

력 또한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 고려아연, LS그룹 등이 원료-소재 단계에서 수직계열

화를 완성한 대표적인 사례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현대자동차, 제너럴모

터스 등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배터리 확보 및 전기차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

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규모 R&D 투자와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국의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 가운데 핵심광물 확보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자원 개발 공기업들이 구

조 조정을 진행 중임에도 이들 기관을 주축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환광물은 전기차가 주로 소비되는 지역 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환광물은 주로 산업화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전환광물 개발 사업의 절반 이상이 토착민이나 소농의 영토 혹은 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땅과 자연에 의존해 살아가던 토착민과 소농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훼손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식량을 재배하거나 수렵, 채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기어려워지면

서 식량권이 침해되고,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 광물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환경 인권 옹호자들은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낙인찍

히고 범죄화되며, 폭력과 살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광업은 환경 인권 옹호자를 가장 많

이 박해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전환광물이 채굴되는 광산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리튬은 주로 호주

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지에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남미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지하 염수를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채굴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수자원이 고갈되어 지역 토착민들이 물 부족과 생계 위협

에 직면하고 있다. 코발트는 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는데, 광산 인근 주민들은 물 부족과 수질 

악화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겪고 있다. 세계

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는 중국에서는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과정에서 유독 물질을 사용해 심각

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인접한 미얀마에서 희토류 생산이 이루어지며 지역

의 수질오염 뿐 아니라 소수민족과 미얀마 군부 간의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흑연과 망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가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가장 많이 매장된 국가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를 차지

하며 최대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가치를 높이기 위

해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광석을 미가공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

그램을 통해 칭산그룹, 화륜그룹 등이 모로왈리와 웨다 베이에 대규모 제련 시설을 건설했다. 또 인도네

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토지 소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광업과 플랜테이션 등을 위한 

대규모 해외 자본 투자자들이 쉽게 토지를 강탈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노동자 보호 조치도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은 산림 파괴, 수질오염,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매장된 니

켈은 함량이 낮은 리모나이트광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주로 노천 채굴 방식으로 채굴된

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329개의 니켈 광산에서 총 76,931ha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강을 오염시키고, 광산 퇴적물이 바다로 흘러가 연안의 산호초와 해초를 

뒤덮어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니켈은 배터리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순도를 높이는 제련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광 수출을 금지한 이후, 니켈 광산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제련소와 자가

발전 석탄발전소가 들어섰다.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수와 담수를 오염시키며, 석탄발전소는 

대규모 탄소 배출로 기후온난화를 가속화하고, 미세 먼지와 아황산가스 배출로 주변 지역에 심각한 대

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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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이 주로 위치한 지역은 술라웨시와 말루쿠로, 이 지역은 산업화의 영향을 적게 받

은 곳으로 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숲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연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니켈 광

산이 들어선 후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없이 토지 강탈이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주민들은 니켈 광산과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에서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얻었으나 니켈 채굴 및 제련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는 수질오염과 물 부족으로 인

해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내 제련소에서는 안전관리 미비로 노동자들이 사망

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종합상사인 LX인터내셔널은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지역에 위치한 PT 

AKP 광산의 운영권을 2024년 1월에 확보했다. 북코나웨 지역은 동남술라웨시에서도 니켈 광산이 가

장 많이 개발된 곳으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해양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생계 수단인 어업과 농업의 수확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은 니켈 광산 확대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T AKP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수질 악화와 무허가 벌채가 적발되어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UNGP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을 사전

에 식별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인권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EU에서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역내ㆍ외 기업들의 공급망을 포함한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ies)에 있는 기업에 대해 인권환경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EU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배터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터리 생산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인권

환경실사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인권환

경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문

제에 대한 법과 정책이 부재해,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권고

한국 정부

•정부는 전기차 확대 정책이 광물 채굴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송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도로에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e.g. 차량 공유 서비스, 대체 교통수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

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효과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함량을 의무화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에 속한 모든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위험에 대해 실사를 시행해 위험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경

우에는 이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및 광물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환경파괴 사례, 이와 연루된 부적절한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를 중단하거나 위험을 완화하

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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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정부는 국가 니켈 산업 개발 정책과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개발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인권적 측면에서 심화되는 파괴를 해결하

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니켈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교통을 명분으로 한 산업 다운스트림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니켈 광

산 및 제련소 개발, 배터리 생산,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 증가와 경제적·사회적 피해 및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 보호와 복원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고, 노동

자, 소농(peasant), 어민, 토착민,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권리

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술라웨시, 남술라웨시, 동남술라웨시, 북말루쿠와 같은 지역의 니켈 광산 

및 제련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주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

히 동남술라웨시의 북코나웨(North Konawe) 지역의 PT AKP 광산 허가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니

켈 채굴 작업의 인권환경 영향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1) 니켈 원광 채굴 및 중간재 생산 기업

•기업은 원시림(primary forest), 고탄소저장 산림(High Carbon Stock forest, HSC), 고보전 

가치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 area, HCV),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에서 채굴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원칙(FPIC)을 준수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 

회의를 열어 현지 언어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토지 사용과 관련해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토지 사용권 취득 경위 및 현황, 사전인지동의 이행 경위, 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장 계

획, 이외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해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니켈을 정ㆍ제련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

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고충 처리 절

차를 확립해야 한다. 또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토착민, 노동자,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진정

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현지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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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후후이주의 소금 사막 ©Adobe Stock

(2)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기업

•기업은 광물 채굴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환경실사를 실시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

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만약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가 발생한 경우, 가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모든 단계에서 토착민, 지역 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및 광물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환경 파괴 사례 및 조치 사항 등

이 포함된다. 

•기업은 인권환경위험 리스크가 높은 광물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채택하고 투자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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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날 전기차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탄소 전력원으로 구동하는 

전기차의 도입이다. 유럽의 교통 전문 NGO인 T&E(Transport&Environment, 2020)는 유럽에서 운

행되는 전기차는 사용하는 전력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각국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는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6월에는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 수가 사상 처음으로 디젤차를 추월하는 성과를 

기록했다.1 또 미국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차 보

급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전기차 수요의 증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

요한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 기술에도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환광물’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전환광물

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며 이들은 배터리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니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수명 향상을 결정한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의 말루쿠섬과 술라웨시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오랜 역사를 

지닌 토착민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으로 상당한 환경ㆍ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니켈 광산과 제련소가 급격히 들어서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토착민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술라웨시섬과 북말루쿠섬에서 니켈 광산과 니켈 중

간재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권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

다. 

 이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서도 핵심 원자재인 니켈을 확보하고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한국 기업들의 현황과 역할

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 데이터, 정부 및 기업의 발표 자료, 학술 논문 등 1차 자료와 언론 기사, 비정부 기구

(NGO) 보고서, 민간 연구원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 

저자들은 2024년 8월 LX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이 위치한 동남 술라웨시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1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에서 이

루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 현황을 분석한다. 또 한국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확인한다.  

제2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환광물의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희토류, 흑연, 망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현황과 그로 인한 인권환경영향을 다룬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례 조사를 통해 광물 채굴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용 니켈 산업 투자 현황과 이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 의무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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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요소

전기차 배터리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표적인 이차전지 중 하나로 전기차를 비롯해 스마트폰, 노트북,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cathode), 음극재(anode), 전해질(electrolyte), 분리막

(separator)이다.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며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때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 배터리가 방전된다.

양극재는 리튬이온의 공급원으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다. 주요 소재는 리

튬과 금속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양극활물질이다. 이 물질의 조합과 비율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결정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NCMA(니켈·

코발트·망간·알루미늄), LFP(리튬·철·인), LMO(리튬·망간·옥사이드) 등 다양한 양극재가 사

용 및 개발되고 있다.  

1.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 현황과 관련 정책 

충전중인 전기차©Adobe Stock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원료인 전구체가 필요하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어 만

든 화합물로 여기에 리튬을 더해야 양극재가 완성된다. 전구체 가격은 양극재 원가의 60~70%를 차지

한다.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음극재의 대표 소재는 흑연이고, 차세대 소재로 실리콘이 부상하고 있다. 

전해질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다.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 셀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리튬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 때문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구성된다. 셀은 배터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4

대 핵심 소재를 케이스에 넣어 만든 것이다. 모듈은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개의 셀을 함께 묶어놓은 것이다. 배터리 모듈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 

시스템 등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적용하면 배터리 팩이 완성된다. 전기차에는 최종적으로 배터리

가 하나의 팩 형태로 장착된다. 

나.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투자 현황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채굴 등을 통한 원자재 확보 → 원자재 정·제련 → 핵심 소재 

제조 → 배터리·최종재 제조 → 재활용 단계로 구성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각 

단계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현황을 확인한다. 그중에서도 밸류체인의 상·중류 

단계인 <원자재 확보> 및 <정·제련> 단계에서는 배터리용 ‘니켈’에 투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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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투자 현황

원자재 확보 정·제련 핵심 소재 제조 배터리 셀·모듈·팩, 최종재 제조 재활용

포스코그룹

-NMC

-RNO

LG에너지솔루션

-Great

Power

-QPM

LX인터내셔널

-PT. AKP

제이스코홀딩스

-EVMDC

SK온-에코프로-거린메이 JV 

포스콜홀딩스-닝보리친 JV

포스코홀딩스-중국 기업 JV

포스코

SNNC

(SMSP-포스코 JV)

LS MnM

-토리컴

-EVBM온산

고려아연

-켐코

●주요 전구체 제조사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 GEM Korea New Energy Materials

(SK온+에코프로+거린메이 JV)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LS그룹+엘앤에프 JV)

-한국전구체주식회사

(LG화학+고려아연 JV)

- LG화학-화유코발트 JV

- 절강화포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JV)

-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CNGR JV

●주요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

(에코프로비엠+삼성SDI JV)

-포스코퓨처엠

-절강포화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JV)

-얼티엄캠

(포스코퓨처엠+제너럴모터스

JV)

-엘앤에프

-LG 화학

-LG 화학+화유코발트 JV

●주요 음극재 제조사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실리콘솔루션

-엘앤에프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SK스페셜티+그룹포틴테크놀로지 JV)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요 분리막 제조사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WCP

●주요 전해액 제조사

-엔켐

-동화일렉트로자이트

●주요 배터리·셀·모듈·팩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

 (LGES)

-SK온

-삼성SDI

●배터리-완성차 JV

-얼티엄셀즈

(LGES+제너럴모터스)

-넥스트스타에너지

(LGES+스텔란티스)

-LH배터리컴퍼니

(LGES+혼다)

-LGES+ 현대자동차JV

-HLI그린파워

(LGES+현대자동차)

-블루오벌SK

(SK온+포드)

-HSAGP에너지

(SK온+현대차)

-스타플러스에너지

(삼성SDI+스텔란티스)

-삼성SDI+제너럴모터스 JV

●완성차 제조사 

-현대자동차

●주요 폐배터리 재활

용업체

-에코프로

씨엔지

-성일

하이텍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재구성

원자재 확보

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은 2006년 뉴칼레도니아에 니켈 광산 법인 ‘NMC(Nickel Mining Company)’를 설립

했다.4 포스코와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광산 회사 ‘SMSP(Société Miniére du Sud Pacifique SA)’

가 국내에 합작 설립한 ‘SNNC(Société de Nickel de Nouvelle Calédonie et Corée)’가 매해 약 

3,000,000t가량의 니켈광을 NMC에서 수입하고 있다.5 포스코는 또한 2021년 호주의 니켈 광업 및 제

련 전문 회사 ‘RNO(Ravensthorpe Nickel Operation)’ 지분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

다.6 

한편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중국의 니켈·코발트 제련 기업 ‘그레이트파워(Greatpower 

Nickel & Cobalt Materials)’ 지분 4.8%를 인수했고, 같은 해 호주의 니켈·코발트 제련 기업 

‘QPM(Queensland Pacific Metals)’ 지분 약 7%를 인수 및 장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7 LX인LX인

터내셔널터내셔널은 2024년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PT. AKP(Adhi Kartiko Pratama) 지분 60%를 자회사 

PT. EBI(Energy Battery Indonesia)를 통해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8 

제이스코홀딩스제이스코홀딩스는 2024년 자회사 ‘제이스코피에이치(JSCO PH CORP)’를 세워 니켈 광산 기업인 

‘EV마이닝&디벨롭먼트(EVMDC)’와 함께 필리핀 디나가트(Dinagat)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2023

년에는 EVMDC의 지분 10%을 취득했다.9  

중간재 생산 및 정·제련

국내 배터리 제조사 SK온SK온과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 거린메이거린메이(Green Eco 

Manufacture, GEM)는 2022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모로왈리(Morowali) 산업단지에 니켈 중간

재(MHP)10 생산 법인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11 2024년 3분기부터 연간 순수 니켈 30,000t에 해당하는 

MHP를 생산할 예정이다. 3사는 향후 술라웨시주에 위치한 행자야(Hengjaya) 광산에서 니켈 산화광

을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홀딩스는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국 닝보리친닝보리친과 니켈 생산 상호협력각서

(MOA)를 체결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니켈 함유량 기준 연산 120,000t 규모의 MHP 

생산 공장을 건설해 2025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12  포스코홀딩스는 같은 해 5월, 인도네시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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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헤라(Halmahera)섬 웨다 베이 공단에 총 4억 4,1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52,000t 규모(니켈 함

량 기준)의 니켈매트13를 생산할 수 있는 제련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상업 생

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14

포스코포스코는 2022년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착공했다.15 정제 공장은 2024년 상반

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연 20,000t 규모의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계획이다.16 고순도 니켈 정제 사업은 

니켈 순도 75%의 니켈매트17를 습식 정제해 순도 99.9% 이상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로 생산하는 

사업이다. 

SNNCSNNC는 포스코의 뉴칼레도니아 원료 법인 NMC에서 조달한 니켈 광석으로 연간 47,000t가량의 페로

니켈18을 꾸준히 생산해 포스코 등 국내외 철강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로니켈 일부를 제련, 

탈철공정19해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매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 

LS MnMLS MnM은 2023년 3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출자사 ‘토리컴토리컴’21 사업장에 연간 생산능력 5,000t 규모의 

황산니켈 공장을 준공했다. LS MnM이 동 제련 공정에서 생산한 조황산니켈(니켈 함량 18%)을 공급

하면 토리컴이 불순물 정제와 결정화를 거쳐 이차전지용 황산니켈22(니켈 함량 22.3%)을 생산한다. LS 

MnM은 조황산니켈 외에도 원료를 추가 확보해 황산니켈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270,000t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23 

LS MnM은 같은 해 10월 울산 온산제련소 인근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복합 공장 ‘EVBM 온산EVBM 온산’ 설

립 투자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니켈 중간재인 MHP 정련 설비와 폐배터리를 전처리한 블랙매스(black 

mass) 정련 설비를 연결한 복합(컴플렉스) 공장을 건설해 전구체의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 황산코발

트, 황산망간을 생산할 예정이다. 황산니켈 생산능력은 연간 22,000t(니켈메탈 기준)이다. 2026년에 

준공 및 시운전을 거쳐 202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24  

고려아연고려아연은 2023년 글로벌 원자재 중개사인 ‘트라피구라’와 울산 온산공단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

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25 올인원 니켈 제련소는 니켈매트, MHP 등 니켈을 함유한 모든 원

료를 처리·가공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투자로 고려아연은 계열사 켐코(KEMCO) 의 지분을 추

가로 확보해(기존 35%→64%) 켐코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투자 협약에 따르면 트라피구라는 연간 

20,000~40,000t의 니켈을 제련소에 공급하고, 켐코가 생산하는 황산니켈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켐코켐코는 모회사인 고려아연이 보유한 제련 기술을 활용해 연간 22,400t 규모의 황산니켈을 생산한다. 여

기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연 42,600t을 합쳐 연 65,000t 분량의 니켈을 2026년부터 생

산할 계획이다.26 

핵심 소재 제조

 표 2.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 국내 주요 기업

분류 기업명

전구체 제조사

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능력 보유 기업.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전구체와 원료 3, 4공장 건설 계획. 3공장

은 2025년 1월, 4공장은 2025년 7월 완공 예정. 전구체 생산능력은 현재 연산 50,000t에서 2027년 연간

210,000t으로 확대될 전망.
27

 

② GEM Korea New Energy Materials(SK온+에코프로+거린메이 JV)

: 2023년 3월 ’GEM Korea New Energy Materials’ 설립을 위한 MOU 및 새만금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0,000t 수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 계획.
28

③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S그룹+엘앤에프 JV)

: 2023년 6월 합작회사 설립. 2023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착공 후 2026년 양산 계획. 2029년까지 120,000t 

생산 목표.
29

④ 한국전구체 주식회사(LG화학+고려아연 JV)

: 2022년 8월 합작사 설립. 2024년 3월, 울산 온산제련소 내 연간 20,000t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완공. 

2024년 양산 목표.
30

⑤ LG화학+화유코발트 JV 

: 2023년 4월 전구체 생산 시설 건립 투자 MOU 체결. 2023년 말 착공, 2028년 말 준공 계획. 2029년부터 연간 

50,000t 생산 예정.
31

 

⑥ 절강화포(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32

 JV)

: 2018년 3월 중국 저장성 퉁샹시에 전구체 생산 법인 설립. 연간 5,000t 규모 생산능력 보유. 2021년 30,000t 

규모의 생산 공장 증설 발표.
33

⑦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CNGR
34 JV

: 2023년 6월 이차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 체결(JVA).
35

 포스코홀딩스와 CNGR은 

니켈 정제 법인을 설립해 황산니켈을, 포스코퓨처엠과 CNGR은 전구체 생산 법인을 설립해 전구체를 생산. 연산 

능력은 각각 50,000t, 110,000t. 두 생산 법인 공장은 2023년 4분기 포항에 착공, 2026년 양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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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업명

양극재 제조사

① 에코프로비엠

: 국내 1위, 세계 2위 삼원계 양극재 생산 기업. 2022년 말 기준 연산 약 180,000t 생산능력 보유.36 2027년까

지 양극재 생산능력 710,000t으로 확대할 계획.37

② 에코프로이엠(에코프로비엠+삼성SDI JV)

: 2022년 10월 포항에 양극재 생산 공장 CAM7 준공식 개최. 2021년에 준공된 CAM6와 함께 연간 

90,000t의 양극재 생산능력 보유.38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전량 삼성SDI에 공급.39

③ 포스코퓨처엠

: 2019년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ESM이 포스코켐텍에 흡수 합병되면서 포스코케미칼 출범.40 2023년 2월 ‘포

스코퓨처엠’으로 사명 변경.41 2019년 광양 공장에 양극재 생산 설비 착공, 2022년 준공. 가동 중인 1공장(1·2

단계)과 2공장(3·4단계) 연간 30,000t, 60,000t의 생산능력 보유. 2024년 2월 착공한 5단계까지 총합 

140,000t 이상의 생산능력 보유 예정. 같은 부지에 향후 연간 생산능력 30,000t 이상의 6ㆍ7단계 공장도 건

설 예정.42

④ 절강포화(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JV) 

: 2018년 3월 중국 저장성 퉁샹시에 양극재 생산 법인 설립. 연간 5,000t 규모 생산능력 보유. 2021년 

30,000t 규모의 생산 공장 증설 발표.43

⑤ 얼티엄캠(포스코퓨처엠+제너럴모터스 JV)

: 2022년 5월 포스코퓨처엠과 제너럴모터스(JM)가 캐나다에 세운 양극재 합작 법인.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연간 30,000t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 중.44

추가로 33,000t 규모 증설을 통해 2025년까지 총 63,000t 생산능력 확보 예정.45 

⑥ 엘앤에프

: 2007년 NCM46계 양극재 양산 시작. 현재 대구국가산업단지에 하이니켈 양극재 1, 2 공장 보유(연

간 110,000t규모). 2023년 9월 3공장 완공, 2024년 3분기부터 가동 계획. 이를 통해 양극재 생산능력 

190,000t으로 증가.47 2023년 11월, 같은 부지 내 LFP 양극재와 차세대 음극재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대구시와 체결.48 

⑦ LG화학 

: 현재 청주에 양극재 1~3공장 운영 중. 2023년 기준 70,000t 생산능력 확보.49 양극재 4공장 2020년 착공, 

2024년 3월 완전 가동 돌입.50 

2022년 구미공장 착공, 2024년 가동 예정. 연 60,000t 생산 규모.51 

2023년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착공. 2026년부터 연간 NCMA 양극재 60,000t 양산 예정.52

⑧ LG화학+화유코발트 JV

: 2020년 중국 우시시에 양극재 합작 공장 준공. 연 40,000t 생산 규모. 

향후 100,000t까지 확대 계획.53

분류 기업명

음극재 제조사

① 포스코퓨처엠

: 국내 유일 흑연계 음극재 생산 기업. 2023년 기준 82,000t 생산능력 보유, 2030년 370,000t까지 확대 목

표.54

② 포스코실리콘솔루션

: 포스코그룹, 2022년 실리콘 음극재 기술 스타트업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

명 변경. 2024년 4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t 규모 실리콘 음극재55 공장 준공. 2030년까지 

25,000t생산 목표.56

③ 엘앤에프

: 2023년 11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LFP 양극재와 차세대 음극재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

의 투자 협약 체결.57  2026년 하반기 천연 흑연 음극재 양산 예정. 생산 규모는 연산 22,000t으로 음극재 생

산을 위한 흑연 조달은 일본 미쓰비시케미컬이 담당.58

④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SK스페셜티+그룹포틴테크놀로지59 JV)

: 2023년 경북 상주에 SiC (실리콘 복합 물질) 계열 실리콘 음극재 공장 준공. 2024년 상반기 내 공장 가동 예

정.60 연산 2,000t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가 증설을 통해 10,000t 규모로 생산 규모 확대 계획.61

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2023년 실리콘 음극재 기술 보유 프랑스 스타트업 ‘엔와이어즈’에 지분 투자 계약 체결. 엔와이어즈와 SiC 

계열을 공동 개발해 실리콘 음극재를 대량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62

분리막 제조사

①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 2005년 상업 가동을 시작해 2020년 기준 글로벌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1위 차지. 현재 국내 증평·청주

(520,000,000㎡)와 중국 창저우(680,000,000㎡), 폴란드 실롱스크(340,000,000㎡)에 분리막 공장 

운영 중.
63

 특히 2021년부터 가동한 폴란드 공장은 유럽 최초의 분리막 공장으로, 2024년까지 3~4공장 증

설이 완료돼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연간 1,540,000,000㎡ 규모 분리막 생산능력 확보.
64

② 더블유씨피(WCP)

: 생산능력 기준 국내 2위 습식 분리막 제조 기업. 국내 충주 공장에 생산 라인 6개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7·8라인 설치. 2024년 충주에서 총 1,130,000,000㎡의 생산능력 확보 예정. 헝가리 생산 공장은 2023년 

완공, 2026년부터 양산 예정. 연간 12억㎡ 생산능력 보유 예정.
65

 

전해액 제조사

① 엔켐

: 국내 최대 전해액 제조 기업으로, 현재 엔켐의 전해액 생산능력은 전 세계 3위.66 국내(천안ㆍ제천), 중국(조

장ㆍ장가항ㆍ후저우), 폴란드(브로츠와프), 헝가리(코마롬), 미국(조지아ㆍ테네시) 등에 생산 설비 보유. 생산

능력 2023년 420,000t에서 2024년 800,000t으로 확대 목표.67 

② 동화일렉트로라이트

:  현재 국내 논산(10,000t), 말레이시아 조호르(10,000t), 중국 톈진(13,500t), 헝가리 소쉬쿠트(36,000t)

에 전해액 공장 가동 중. 2023년 미국 테네시주에 86,000t 규모 전해액 생산 공장 착공. 향후 국내외 생산 기

지를 늘려 2025년까지 연 150,000t 생산능력 확보 목표.68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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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셀·모듈·팩, 최종재 제조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

록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 1위를 차지

한다. 2023년 기준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합산 점유율은 약 23%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점

유율 13.6%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으며, SK온은 점유율 4.9%를 차지하며 5위에 올랐다. 삼성SDI는 

4.6% 점유율을 보이며 7위에 등극했다.69

✔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의 합작 기업 설립 경향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업체 간의 합작 기업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체업체가 시장 수급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전기

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완성차업체는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해 배터리 확보가 필수이며, 배터리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두 업계 간의 필요가 맞아떨

어지면서 장기 계약 체결과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셀에서 모듈, 팩까지 

일괄 수주를 선호하지만, 완성차업체는 차량에 최종적으로 탑재되는 배터리 팩 제조를 주도하고자 한

다. 완성차업체는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체에 대한 기술과 생산 역량 없이는 향후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판단해, 원자재 확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직접 나서는 추세다. 

표 3.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업체 간 주요 합작 현황

합작 법인명

(배터리 제조업체+완성차업체)

현황

공장 지역 생산능력

얼티엄셀즈

(LG에너지솔루션+제너럴모터스)

1공장(2022년 양산)
70

미국 오하이오주 40GWh

2공장(2024년 양산)
71

미국 테네시주 50GWh

3공장(2025년 가동 목표) 미국 미시간주 50GWh

넥스트스타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2024년 하반기 가동 목표

72
캐나다 온타리오주 45GWh

L-H배터리컴퍼니(가칭)

(LG에너지솔루션+혼다)
2025년 하반기 가동 목표

73
미국 오하이오주 40GWh

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JV 2025년 하반기 가동 목표
74

미국 조지아주 30GWh

HLI그린파워

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2024년 상반기 양산

75 인도네시아

카라왕 
10GWh

블루오벌SK

(SK온+포드)

1공장(2025년 이후 가동)
76

미국 켄터키주

43GWh

2공장

(2026년 이후로 연기)
77 43GWh

2025년 이후 가동 미국 테네시주 43GWh

HSAGP에너지

(SK온+현대자동차)
2025년 하반기 가동 목표

78
미국 조지아주 35GWh

스타플러스에너지

(삼성SDI+스텔란티스)

1공장

(2025년 상반기 가동)
79

미국 인디애나주

33GWh

2공장(2027년 상반기 가동) 34GWh

삼성SDI+제너럴모터스 JV 2026년 양산 목표
80

미국 인디애나주 30GWh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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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직접 설계-생산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출시한 싼타페 하이브리드에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처음으로 탑재했다.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 사내 개발 센터 설립, 국내 배터리 회사와 합작 법인 설립, 산학 공동 연

구 등을 통해 대외적인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81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대 전망과 함께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포스코, 두산 등 국내 주요 대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확실한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은 많지 않다. 국내에서

는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씨엔지에코프로씨엔지와 성일하이텍성일하이텍이 90% 이상의 핵심광물 회수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82 

국내 배터리업계는 당장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생산 공정 내재화 

및 밸류체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

텍의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법인 설립 협약,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에코프로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사의 폐배터리 사업을 위한 계열사 및 합작 법인을 설립 사례가 대표적인 벨류체인 구

축의 예로 볼 수 있다.83 

원자재 확보 정·제련 핵심 소재 제조

니켈 광석 황산니켈 양극재
페로니켈,

니켈매트

NMC SNNC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상자 1. 배터리용 니켈 투자 한국 기업 공급망 동향 

국내 배터리 기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주요국의 배터리 공급망 개편을 위한 제도 

도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자회

사 및 합작 법인을 통한 수직 계열화 구축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수직 계열화 구축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 

: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SNCC는 NMC에서 니켈 광석을 공급받아 철강 기업 납품용 페로니켈을 생산

해왔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이를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매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포스코는 SNNC에서 생산한 고순도 니켈 원료로 양극재에 쓰이는 황산니켈을 생산해 포스코

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사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춘다.

그림 1. 포스코그룹 배터리 소재 원료 니켈 생산·공급 체제

자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고려아연고려아연

: 고려아연은 2023년 글로벌 원자재 중개사 트라피구라와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

과 함께 신규 제련소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자회사 켐코는 연간 20,000~40,000t가량의 니켈 정광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LG화학과의 합작 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통해 전구체를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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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련 핵심 소재 제조

황산니켈 전구체조황산니켈

LS MnM 토리컴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원자재 확보 정·제련 핵심 소재 제조

니켈 원광 황산니켈 전구체
니켈매트, 

MHP 등

트라피구라 고려아연 켐코 한국전구체 

주식회사

그림 2.  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원료 니켈 생산·공급 체제

  

  자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LS그룹

LS MnM은 2023년 출자사 토리컴 사업장에 황산니켈 공장을 준공하며 원료-소재 단계에서 수직 계열

화를 완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LS MnM이 토리컴에 동 제련을 통해 얻은 조황산니켈을 공급하면 토리

컴은 이를 정제해 황산니켈로 만든다. LS그룹과 엘앤에프의 합작 법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은 

토리컴에서 황산니켈을 공급받아 전구체를 만든다. 이후 마지막으로 엘앤에프가 합작 법인으로부터 전

구체를 공급받아 양극재를 생산하는 구조다. 

그림 3. LS그룹 배터리 소재 원료 니켈 생산·공급 체제

       
자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국내 주요 정책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국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2030 이차전지 산업

(K-배터리) 발전전략」(K-배터리) 발전전략」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전략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

베이션과 소부장 기업84이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도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

원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제정 및 EU의 ‘EU 배터리 

규정’ 발효를 앞두고 국내 관련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IRA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국과 FTA

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U 배터리규정은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등 규정에 맞는 배터리만 EU 내 유통을 허용한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사용 후 배

터리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같은 해 핵심광물 확보 및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방점

을 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난해보다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

자해 세계 시장점유율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은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민·관이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정·

제련 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과 자원 개발 및 정책 금융 공공 기관이 참여해 △핵심광물·소

재 공급망,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 △투자 인력 R&D 등 주요 이슈를 분과 형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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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터리 얼라이언스 분과별 주요 과제

공급망 분과

(민·관 합동)

배터리 규범 분과

(민간 중심)

산업경쟁력 분과

(민·관 합동)

과제

-국제 동향 및 정보 공유

-핵심광물 프로젝트 발굴

-정책 금융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국내 투자 애로사항 해결

-배터리 아카데미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이차전지 R&D 협력

참여

-산업부, 광업공단(간사), 배터리 3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코홀딩스/케

미칼, 고려아연, LS MnM,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전지협회(간사), 배터리 3사, 완성차사, 재사

용/재활용 전문 기업, 보험개발원, 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교통안전공단 등

-산업부, 전지협회(간사),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연구 기관, 학계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p.11) 

2023년 12월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구체화한 「이차전

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된다. 2022년에 이어 주요국이 자국 및 협력국을 중심으로 이

차전지 공급망 개편에 공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한국도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

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의 관점에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방안은 기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 계획을 세우고, 핵심 과제를 한층 심화했다는 특징을 보

인다.

표 5. 한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정책 전략 핵심 과제

2030 이차전지 

산업

(K-배터리)

발전 전략

(2021.7.9

관계 부처 합동)

민·관 대규모 R&D 추진

①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조기 확보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②차세대 이차전지용 핵심 소부장 요소 기술 확보

-전극 소재, 고체 전해질, 제조 장비 등 분야별 요소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실증 지원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2026)

③리튬이온 전지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강화 

및

소부장 기업·인력 육성

①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원재료 광물 확보 강화

-재활용 소재 국내 조달 확대 

②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 단지 조성

-민관 공동 R&D 혁신 펀드 조성(800억 원)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
85

로 지정해 세제 지원 확대 (R&D 최대 40~50%, 시설 투자 

최대 20% 세액 공제)

③전문 인력 양성 

-이차전지 전문 인력 연간 1,100명 이상 양성 

④제도 기반 마련

-국가핵심기술
86

 관리 효율화 

-이차전지 전 주기 탄소 배출 기준 마련 등

공공·민간 수요 시장 창출

①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체계 마련

-수거 센터 구축 및 사용 후 배터리 운송·보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기업의 이차전지 선별 지원 위한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 확대 

·제품화 지원 

-에너지저장장치, 전동 카트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 제품 개발 지원

②이차전지 수요 기반 확대

-2.2GWh 규모의 공공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창출, 관공선 친환경 선박 전환 등

③이차전지 서비스 신산업 여건 조성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대여·교체 서비스 도입

-이차전지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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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략 핵심 과제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2022.11.1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적 

공급망 확보

①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KOREA team 구성

-IRA 요건 충족을 위해 수입 다변화 등 추진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②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closed-loop) 구축

-민간 주도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첨단기술 혁신 허브 구축

①2030년까지 정부의 1조 원 R&D 투자로 기술 확보

-상용(삼원계)기술 고도화: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LFP, 비리튬계 등에 신규 투자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전고체, 리튬황, 리튬 금속 전지 등

-친환경 기술 개발: 탄소 저감 공정, 사용 후 배터리 등 

②R&D 센터 및 최첨단 생산 기지 국내 조성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강화

①2030년까지 5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 추진

②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 강화 

-세제/금융(5년간 5조 원), 특화 단지 신규 지정, 규제 완화 등 민간 투자 촉진

③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2030년까지 1만 6,000명 이상 인력 양성

정책 전략 핵심 과제

이차전지 전 주기 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3.12.13

관계 부처 합동)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①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및 탐사 지원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투자·출자액의 3%)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확대(투자액의 30-->50%)

-광해광업공단-이차전지 제조 기업 간 협력 탐사 활성화

-IPEF(핵심광물 대화체 출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 강화

②핵심광물 비축량 확대 및 비축 전용 기지 건설

-새만금 국가 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

③공급망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공급망 3법 연내 제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 수립,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운

용 

핵심 소재·셀 제조경쟁력 강화

①규제 완화

-이차전지를 특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 기간 단축(21-->10개월)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안전기준 특례 시설

: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②이차전지 특화 단지 구축 등 제조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구축

: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

①배터리 순환 이용 생태계 조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마련(2024년)

-사용 후 배터리업계 규제 완화

: 재제조·재사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는 ‘제품’으로 인정 등

-재사용 범위 확대

: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확대

-인프라 확충

: 제주도 내 폐배터리 전 처리 시설 설치,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 추가 구축 등 

②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제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안전기준 마련

-3단계 안전점검 체계(성능 평가-->유통 전 안전 검사-->사후 검사) 도입

③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각 단계별 정보 입력 의무 법제화

④반납 의무 배터리 제도 개선

자료: 정부 정책 종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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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대응이 부재한 한국 배터리 정책 

전기차 배터리 원료 확보 및 정·제련 단계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2장

에서 자세히 설명)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23년 8월 배터리 공급망 전단계에 관여하는 EU의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s)87에게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는 ‘EU 배터리 규정(New Battery Regulation)’이 발효됐다.88 

이에 따르면 경제운영자는 니켈과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최상단에 있는 원산지 광산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공개해

야 한다. 이 조항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

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완화와 정보 접근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89 

2022년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다. 그중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이 담긴 IRA 

Section 13401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의 50% 이상(2024년 기준, 매년 비중 증

가)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되어야만 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차량 

한 대당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미국 전기차 판매자는 니켈을 포함한 배

터리 핵심광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추적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광물이 환경 파괴 및 토착민

(indigenous peoples) 권리 침해 등과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률은 EU 규정과 달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인권환경영향을 파악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급

망 추적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또한 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의 배터리 관련 법률(공급망 3법90) 및 정책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환경문제에 대응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규제 완화,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와 시장경쟁력 강화에 중

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에서는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실

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망 실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91 

상자 3.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주요 추진 경과와 자원 개발 공기업 현황 

 

우리나라는 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現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제정하며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1990년대까지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기업의 투자자산 매각이 확대되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축소되었다. 

이후 2001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92이 수립되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의 정책적 기조가 강화되었고, 자원 개발 부문의 예산 확대 및 공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주요

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국가적 어젠다로 채택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

로 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 외교를 전개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관련 부처 모두가 자원 외교를 확대하는 ‘전방위 자원 외교’를 시행하며 본격적

으로 대규모 투자에 돌입했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자원 개발 공기업 부실 투자라는 결과를 낳

았다.93

이에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 2014년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에 대한 국정조사’, 2015년에는 ‘해외자원

개발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외자원개발혁신 TF’

가 구성되어 자원 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공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이 제시되었다.94 그러나 공기업 

구조 조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20

년 2차 TF가 구성되었다. 다음 해 해외 자원 개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핵심

으로 하는 권고안이 발표되었다.95

현재 자원 개발 공기업들은 구조 조정 방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2조 3,000억 원 완

전 자본 잠식 상태인 광해광업공단96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

다.97 또 TF의 권고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98에 따라 소유한 26개의 해외 자산 가운데 11개 자산을 매

각·청산했다.99 이러한 와중에 광해공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 정운천100 국민의힘 의원이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

자 기능 재개를 요지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개정안’을 발의했다.101 이어 지난해 산업부에서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도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재개 여부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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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의 경우 2018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나 부채비율은 2017년 719%에서 2019년 

3,415%로 2년 새 5배 가까이 치솟았고, 2020년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102 2023년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64개 해외 사업에 29조 9,000억 원

을 투자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

조61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원 넘게 투자했지만 회수한 자금은 490

억 2,000만 원에 불과했다.103 이러한 가운데 같은 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의 방만한 경영 행태

가 대거 적발돼 질타를 받았다.104  

가스공사는 2019년 3개 자원 공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해외 부실 자산 매각

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105 그러나 불과 2년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가스공사

가 해외 투자한 사업이 4조 원 가까운 자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106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총 31

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가스공사가 31곳 사업에서 집행한 누적 투자액은 

16조 6,200억 원으로, 이중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총 6조 9,800억 원으로 전체 회수율은 절

반 이하(42.0%)에 그쳤다.107 그러나 가스공사는 향후 7~8년 내 투자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4년 1월, 해외 사업 조직을 본부로 승격하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

다.108 

2.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광물의 수요 증가와 인권환경영향

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저탄소 기술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보

다 훨씬 더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하기에 광물 집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09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및 흑연이 필요하고, 풍력발전기의 터빈과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

에는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기 수요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증설하려면 구리와 

알루미늄 등의 광물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약 6배, 육상 풍력

발전은 가스발전의 약 9배가 되는 광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각국에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광물의 양은 2020년 대비 2배지만, 2040년까지 

파리협약의 목표에 따라 2℃ 미만으로 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020년 대비 4배가 필요할 것이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2020년의 6배 이상의 광물이 필요한 것으로 국제에너지기

구는 예측하고 있다.110 

니켈 광산 인근의 굴삭기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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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광물 

자원 태양전지 풍력 전기차/배터리 수력 수소연료 전지 지열

보크사이트 O O O O O

크로뮴 O O O O

코발트 O O

구리 O O O O O O

인듐 O

철 O O O

납 O O O O

리튬 O

망간 O O O O

몰리브덴 O O O O

니켈 O O O O O O

희토류 O O O

은 O

티타늄 O O O

아연 O O O O

자료: Roche et al.(2023) 재구성
111

 

그림 4. 청정에너지 기술과 전통적인 전력 생산 방식에 필요한 광물량의 비교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21)

해상풍력

0 2500 5000 7500 10,000 12,500 15,000 17,500

kg/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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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구리 니켈 망간 코발트 크로뮴 몰리브데넘 아연 희토류 실리콘 기타

그림 5.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광물량의 비교 

자료: 국제에너지기구 (2021) 

그림 6. 시나리오별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광물 수요량 예측 (2020년 대비 2040년) 

자료: 국제에너지기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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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저탄소발전 전기차 및 배터리 저장 전기 네트워크 수소

204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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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흑연 실리콘 희토류 원소

이렇게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는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 수요가 큰 몫을 차지한다. 국

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광물 수요는 30배 증가하고, 리튬과 니켈의 경우 40배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12 

그림 7. 전기차 판매를 위한 광물 수요량(2020년 대비 2040년)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21) 

상자 4. 핵심광물과 전환광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은 국가 주요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원활한 공급 여부가 국가 경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 자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국의 산업 수요 등 상황에 따라 핵심광물로 

지정되는 광물은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명목으로 필요한 광물 외에

도 군수 산업 등에 필요한 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있다.113 

한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광물을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이라 하는데 광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영향이 에너지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114 토착민 권리 옹호 진영에서는 정부나 업계에서 사용하는 핵심광물이라

는 용어가 그릇된 긴박함을 조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전환광물이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115 본 보고서 하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관련 광물을 

전환광물로 지칭했다. 

그러나 전환광물에 대한 명확히 합의된 정의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전환광물이라고 해도 에너지 전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116 또 한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광

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해당 광물을 통해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광물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면서 두 가지 용어를 병기한다. ‘전환광

물’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을 다룰 때, ‘핵심광물’은 

정부 정책, 정부 발표 보도 자료 같은 행정 기관의 공식 자료와 기업 발표 보도 자료 및 언론사 자료를 

인용할 때 사용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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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환광물 생산 과정의 인권환경영향
 

(1) 광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광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광산의 탐

사, 건설, 운영, 유지·보수, 확장, 폐광, 해체 및 용도 변경을 포함한 광업 활동은 인근 사회 환경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광산 탐사, 건설,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용도 변경은 산

림 파괴를 야기하고, 토양 침식과 오염, 지역 하천 및 습지 오염, 소음 수준과 먼지 배출량 증가 등 환경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광산 폐광, 폐로 및 용도 변경 시에도 심각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로, 항만, 철로, 송전선 등 인프라는 동물의 이동 경로

에 영향을 미치고 서식지를 감소시킨다.117 

또 광업은 강제 이주, 폭력 분쟁,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데, 특히 사업 초기에 광산 기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118 특히 

정부에서 토착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땅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

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착민 공동체 전체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토착민과 지역 

주민이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승인한 정부에 반대하며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1~2019년 일

어난 환경 분쟁을 분석한 연구 결과, 토착민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었으며, 가장 

많은 환경 분쟁을 야기하는 산업으로 광업이 지목되었다.119 

광업은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물 개발 과정에는 광물 분리, 기계 냉각, 

먼지 제어 등을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이 물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

으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거나 주요 광물의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16%가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지

역이고, 주요 광산 지역 중 8%는 건조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 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있다.120 광산 노동자들은 보호 장구 미지급이나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 산업 

안전 보건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광산에서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121 

상자 5. 전환광물 추적 기록(Transition Minerals Tracker) 

전 세계 기업의 인권 정책 및 인권 침해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과인권 리소스 센터에서는 ‘전환광물 

추적 기록(Transition Minerals Tracker)’을 통해 전환광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

을 모니터링하고 있다.122 ‘전환광물 추적 기록’에 따르면 전환광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

인 문제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 지역 주민의 권리 침해, 토착민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부재, 환경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 젠더 불평등의 만연, 열악한 노

동환경 및 광산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이 있다. 2024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

지 전환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총 631건의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25%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 미준수 및 노동권 침해와 연관이 있었다. 환경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었으며,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및 물에 대한 접근권 침해가 가장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123

광산은 채굴이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폐석 및 광

미(鑛尾) 등의 광산 폐기물은 폐석 적치장과 광미댐 등에 저장되는데, 비산 먼지와 광산 배수를 통해 중

금속을 포함한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해 인근 수질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124 국내에서도 폐광 지

역 인근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오염이 발견되었으며,125 광미댐 인근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하천의 중금속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126 또 광미댐이 붕괴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브라질 브루마지뉴의 철광석 광미댐이 붕괴되

어 인근 마을이 토사에 묻히면서 270명이 사망했고 폐기물 유출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켰다.127 특히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던 파라오페바(Paraopeba)강이 오염되어128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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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광물 개발로 영향 받는 사람들 

토착민과 소농

땅과 자연에 의존해 살아가는 토착민과 소농(peasants)은 전환광물 개발로 부정적인 인권환경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토착민은 수 세대에 걸쳐 특정 지역에서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

로, 고유의 문화, 언어, 그리고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과 정체성은 그 지역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69호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130 이외에도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은 이들의 사회·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자결권과 토지나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

들에게 미치는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사전인지동의를 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131 한편 소농

은 소규모 농지를 운영하며 자급자족적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을 뜻한다.132 소농과 농촌에서 일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정리한 유엔 농민권리선언에서는 소농이 ‘땅에 대한 특별한 의존도와 애착

을 지닌 사람’이며, 이들이 자연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이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133

전환광물은 산업화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에 부존해, 전환광물 개발 사업의 절반 이상이 토착민 

혹은 소농의 영토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134 그러나 땅과 자연에 기반한 삶을 살고 문

화적,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토착민과 소농에게 전환광물 개발 사업은 고유한 삶의 양

식을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135 자연을 훼손하는 광물 개발 사업으로 토착민과 소농은 전통

적으로 식량을 재배하거나 수렵 및 채집을 하던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식량권을 침해당하고,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구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업을 진

행하는 기업과 이를 용인하는 공권력과의 분쟁을 야기한다. 

그림 8. 토착민 및 소농 영토와 전환광물의 분포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유럽

미국 및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관심지역
토착민만
농민만
둘 다 
둘 다 아닌

토착민만

보크사이트    흑연         리튬     몰리브데넘    백금         망간            납             반듐        구리        철광석        아연           니켈          주석           은          코발트     텅스텐   희토류 원소        

분
포

(%
)

농민만 둘 다 둘 다 아님 토착민과 농민 총 합계

a, 광산 프로젝트의 지리적 분포, n=5,097.

b, 에너지 전환 광물 및 금속 매장량과 자원 분포. 선정된 17개 광물 및 금속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광물 및 금속이다. 그

림 상단의 백분율은 ‘토착민 및 농민 총 합계’ 변수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자료: John R. Owen et al.(202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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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권 옹호자 

부정적인 사회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전환광물 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반대하

는 환경 인권 옹호자(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한 박해도 증가하고 있

다. 전환광물 개발은 환경 인권 옹호자에 대한 박해를 유발한다. 환경 인권 옹호자란 ‘개인적 또

는 직업적 역량으로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물, 공기, 토지, 동식물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인권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직업적으로 환경 운동

이나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관련 단체, 언론인과 인근 생태계 파괴로 삶과 생계를 위협받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토착민이나 소농, 어부 등이 포함된다.136 

환경 인권 옹호자들은 협박, 괴롭힘, 낙인찍기, 범죄화(criminalization)를 당할 뿐 아니라 폭행

과 살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자원 개발 감시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

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06명의 환경 인권 옹호자가 살해당했으며, 2023년에만 196

명의 환경 인권 옹호자가 자신들의 땅과 환경을 지키다 희생당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는 산업은 광업으로 2023년에만 25명의 환경 인권 옹호자가 광업 반대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으

며, 2012~2023년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체 희생자의 50% 이상, 아시아에서 40% 이상이 광

업으로부터 땅과 환경을 지키는 과정에서 희생당했다.137 

전환광물 개발 사업의 압력이 높은 지역에 살면서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에 시달려온 

토착민은 환경 인권 옹호자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 환경 인권 옹

호자에 대한 공격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토착민이 연루된 경우 살인 사건 발생률이 19%로 그렇

지 않은 경우(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환경 인권 옹호자에 대한 범죄화와 물리적 폭력의 발

생 빈도 또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8 이는 글로벌 위트니스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하

는데, 2023년에 살해당한 환경 인권 옹호자 중 43%가 토착민이었으며, 2012~2023년 살해당한 

환경 인권 옹호자 중 36%가 토착민이었다.139 

(3) 전환광물 개발로 인한 인권환경영향 

이하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광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리튬

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물질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다.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은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 전 세계 리튬 생산

량 180,000t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 사용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 최종 사용량 중 

87%가량이 배터리 생산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140 또 급증하는 리튬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

해 아프리카에서도 리튬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1 

표 7. 국가별 리튬 생산량 및 매장량(단위: 백만 톤, W: 회사 독점 데이터 공개를 피하기 위해 보류됨)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W W 1,100,000(4%)

아르헨티나 6,590(5%) 9,600(5%) 3,600,000(13%)

호주 74,700(51%) 86,000(48%) 6,200,000(22%)
142

브라질 2,630(2%)
143

4,900(3%) 390,000(1%)

캐나다 520(-)
144

 3,400(2%) 930,000(3%)

칠레 38,000(26%) 44,000(24%) 9,300,000(33%)

중국 22,600(15%)
145

 33,000(18%) 3,000,000(11%)

포르투갈 380(-)
146

 380(-) 60,000(-)

짐바브웨 1,030(1%)
147

 3,400(2%) 310,000(1%)

기타 - - 2,800,000(10%)

총계(반올림) 146,000(100%)
148

 180,000(100%)
149

 28,0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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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에는 경암형과 염수형이 있는데, 경암형은 광산에서 채굴해 가공하는 방식이고, 염

수형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은 내륙 호수의 물을 증발시켜 생산하는 방식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경

암 광산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 3개국 국경 지대에 걸쳐 전 세계의 약 70%의 

리튬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아타카마 고원지대(Atacama Plateau)에서는 염수를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다.151 염수를 증발시켜 리튬을 생산하는 경우, 지하 소금층에서 염수를 추출해 넓은 인공 연못(pond)에 

가두고, 이 염수가 증발되고 남는 농축액에서 리튬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9. 염수형 리튬 생산 과정

염수형 리튬 생산의 경우, 물이 귀한 건조한 지역에서 과도한 물 사용으로152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대량의 지하 염수를 추출하면 염수와 담수의 경계에 영향을 미쳐 담수의 염

분화를 일으키고, 염호의 수위 저하와 담수의 이동을 초래해 초원, 석호 및 기타 수역의 소멸에 영향을 미

친다.153 또 염수 추출은 지표 균열이나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칠레의 아타카마 염호(Salar De 

Atacama)의 지표면이 해마다 1~2cm씩 가라앉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154 한편 미국 내에서 유일한 상

업 리튬 채굴이 이루어지는 실버 피크(Silver Peak)에서도 리튬 생산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가 관찰되었

으며, 지표 균열과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55 

또 리튬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물이 오염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리튬 추출 과정에는 석

회, 가성소다,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같은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리튬 개발이 진행되는 아타카마 고원지대에는 400개 이상의 토착민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이 지

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소규모로 소금을 생산해왔다. 156 그러나 리튬 생산

으로 인한 물 고갈과 오염으로 토착민 공동체는 전통적 방식의 농업과 목축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

활용수와 식수의 부족, 오염 물질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157 

리튬 탄산염 공장

가공을 위한 운송
태양 증발 연못

자료: 천연자원보호협회(2022) 재구성

소금 혼합물/폐기물

소금물  펌핑

염수대수층

소금 평원에서 

염수 추출

배터리 제조를 위한 운송

Li2CO3

상자 6. 아타카마인의 세계관

아타카마인(Atacameño)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북부, 볼리비아 남부,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아타카마 사

막과 알티플라노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이다. 이들의 조상은 약 1만 년 전에 이 지역에 정착한 유목민

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900년경에는 현재의 산페드로 아타카마(San Pedro de Atacama) 지역에서 

농업과 라마 목축이 이루어졌다. 아타카마인은 오랫동안 고유한 사회와 문화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잉카

제국과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겪고, 볼리비아와 페루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나, 태평양전쟁(초석전쟁) 이

후 칠레의 영토로 편입되었다.158 아타카마인은 자신들의 언어인 쿤자어로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이들은 이름과 같이 땅과 자연에 크게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칠레 정부는 염수를 광물을 추출할 수 있

는 자원으로 보고 광업법에 따라 염수를 광업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타카마 토착민들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칠레에서는 염수, 지하수, 표층수를 구분하지만, 아타카마인에게 물은 항상 하나입니다.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물은 생명입

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민물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홍학 같은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담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

막에 사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칠레 아타카마 토착민 협의회 회장159

“물과 땅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물은 신성합니다. 물은 강력하고, 생명이며, 우리의 정맥이고, 우리의 피입

니다.” - 아타카마인 농부160

이에 리튬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발연구기관(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와 칠레에서 진행 중인 120개의 광업 사업 중 절반 이상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 간 분쟁이 발생했다. 칠

레에서는 1998~2022년 환경청에 제출된 총 투자의 80%인 약 12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5건 중 1건(21%)은 법원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다.161 아르헨티나에서는 토착민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후후이(Jujuy)주에서 주로 리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토착민들은 물 부족

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 집회와 도로 점유 등의 직접행동과 소송 및 캠페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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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7. 아타카마를 지키기 위한 토착민의 투쟁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후후이주의 아타카마, 콜라, 케추아 및 기타 토착민들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지역에 살아왔

음에도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163 이에 1946년, 후후이의 토착민 공

동체 대표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기 위해 후후이에서 수도인 부에노

스아이레스까지 2,000km를 행진했고, 이 평화 행진은 말론 데 라 파스(Malón de la Paz)라고 불렸

다.164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은 토착민들에게 토지 반환을 약속했지만, 후후이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165

60년 후인 2006년, 후후이의 토착민들은 1994년 자신들의 토지 공동 소유와 소유권이 인정받도록 개

헌되었음에도 토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푸르마마르카(Purmamarca)로 행진하며 두 번째 말론 데 

라 파스를 진행했다.166 두 번째 행진의 결과 2006년 말, 토지 반환을 이행하기 위한 경계 측량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후후이 정부는 3년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절차를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167 2023년 7월 기준, 후후이주의 300개 토착민 공동체 중 73개 공동체만 실제로 공동 재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후이주 토착민의 약 70%는 법적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속한 ‘공공 토

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168

이런 상황에서 후후이주는 2023년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 리튬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

착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후후이주의 개정 헌법은 도로 봉쇄 시위(roadblock) 

등 토착민들이 역사적으로 활용해온 시위 방법을 불법화했다.169 

2023년 6월, 400개의 토착민 단체 대표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데 항의하기 위해 후후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약 2,000km에 이르는 행진에 나섰

고, 이 행진은 세 번째 말론 데 라 파스로 알려졌다.170 경찰은 개헌 반대를 외치는 일련의 시위를 진압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6일 아브라 팜파에서 벌어진 도로 봉쇄 시위에서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 둔기로 시위대를 진압했다.171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구금되었으며 경찰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및 성폭력을 일으킨 사건도 보고되었다.172

칠레

칠레는 아옌데 대통령 시절 토착민의 고유한 문화와 공유지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쿠데타 이후 

법이 무효화되었고 이후 1993년에 토착민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토착민의 문화와 언어, 영토를 보호

하고 토착민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토착민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한편 칠레는 ILO 제169호 협약을 비준해 토착민 권리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173 

칠레는 1990년대부터 광업이 시작되었으나, 리튬 채굴 붐이 일어난 2020년대 이후 반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칠레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업 프로젝트 중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

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총 25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174 칠레 토착민은 자신의 영토

에서 진행되는 리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칠레 최대 규모의 염전인 살

라르 데 아타카마(Salar de Atacama)에서의 반대운동이다. 이 지역의 리튬 채굴은 1980년대부터 시

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수자원 감소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해 지역의 토착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이후 아타카마 협의회(Consejo de Pueblos Atacameños, CPA)는 2018년에는 

염전 소유주인 CORFO와 토착민 이익 분배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2년에

는 기업과 토착민 사이에 채굴과 관련한 공동 계획을 세우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아타카마 협의회는 이 

과정에 환경 보호와 토착민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시위를 조직했

다.175 

한편, 2022년 정부가 코피아포(Copiapó)에서 160,000t 상당의 리튬 채굴 계약을 중국의 BYD에 승

인한 것에 대해 코요(Coyo)와 카마르(Camar) 토착민이 광산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ILO 협약 제169호상의 토착민 실질적 참여 의무와 깨끗하고 오염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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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생산은 지역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타카마 고원은 지구상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로 알

려져 있으나 이 지역에는 수천 년에 걸쳐 염수호, 평야, 소금 평원, 강 등이 혼재된 습지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의 습지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플라밍고 같은 철새와 안데스여우, 도마뱀 등

이 서식하며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177 그러나 리튬 개발로 이들의 개체 수 감소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토착민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플라밍고의 수가 감소해 토착민의 문화도 영향을 

받고 있다.178 

칠레 아타카마의 리튬 채굴을 위한 염수 증발 연못 © Adobe Stock

상자 8. 리튬 확보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에 진출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포스코홀딩스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Salar de Hombre Muerto) 염호 17,500ha

에 대한 광권을 사들였는데, 전기차 배터리 3억 7,0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13,500,000t 이상의 탄산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179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리튬 생산능력은 총 50,000t의 리튬 생산능

력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4년에 1단계, 2025년에 2단계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180

LX인터내셔널은 2010년, 당시 GS에너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컨소시엄을 꾸려 

아르헨티나 살 데 비다 리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나 2016년 프로젝트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며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181 

태웅로직스는 최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차전지 물류망 확장을 위

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을 활용한 여러 이차전지 생산업체와의 협력 가능

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칠레와 볼리비아로의 물류망 확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182

칠레

포스코홀딩스포스코홀딩스와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알토안디노스 염호 추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2024년 

8월 말 최종 협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183

SK온SK온은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과 협력해 100,000t 규모의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184

볼리비아

볼리비아 법은 외국인에게 리튬 채굴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

단)은 2010년 볼리비아 국영 리튬 기업인 코미볼사와 협력해 현지 리튬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여

건의 변화로 사업 철수를 하였다.185



58 59

한편 아프리카에서도 리튬 채굴을 위한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광업에 만연한 환경 오염과 열

악한 노동환경 문제에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한 부정부패까지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위트니스

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리튬 광산에서 수작업으로 일하는 광부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동 노동과 광산 붕괴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나미비아에서는 중국 기업이 지역의 농부와 소규모 광부

들의 권리와 생계를 무시한 채 광산 지역의 지도자를 매수해 단돈 140달러에 산업형 리튬 광산을 개발

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광산 개발을 둘

러싸고 호주와 중국 기업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개발이 중단되었는데 전직 대통령과 현직 고위 관리의 

부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186 

코발트

코발트는 니켈과 결합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와 

성능을 향상시킨다.187 또 코발트는 풍력발전기의 터빈에 사용하는 고성능 자석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 사용된다.188 2023년,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은 230,000t으로 이중 74%(170,000t)가 콩고민주공

화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7%가 생산되었다. 생산된 코발트의 87%가량이 중국으로 수출

되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189 코발트는 단독 채굴보다 주로 구리나 니켈의 부산물

로 채굴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구리와 함께 채굴된다. 

표 8. 국가별 코발트 생산량 및 매장량(단위: 백만 톤)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500(-) 500(-) 69,000(1%) 

호주 5,790(3%) 4,600(2%) 1,700,000(15%)
190

 

캐나다 3,060(2%) 2,100(1%) 230,000(2%) 

콩고민주공화국 144,000(73%) 170,000(74%) 6,000,000(55%) 

쿠바 3,700(2%) 3,200(1%) 500,000(5%) 

인도네시아 9,600(5%) 17,000(7%) 500,000(5%) 

마다가스카르 3,500(2%) 4,000(2%) 100,000(1%) 

누벨칼레도니 2,000(1%) 3,000(1%) NA 

파푸아뉴기니 2,990(2%) 2,900(1%) 49,000(-) 

필리핀 3,900(2%) 3,800(2%) 260,000(2%) 

러시아 9,200(5%) 8,800(4%) 250,000(2%) 

튀르키예 2,100(1%) 2,800(1%) 91,000(1%) 

기타 6,600(3%) 6,600(3%) 780,000(7%) 

총계(반올림) 197,000(100%) 230,000(100%) 11,0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191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구리-코발트 채굴 시 발생하는 부정

적인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발트와 구리

의 채굴은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 또는 고갈, 습지 훼손, 하천의 흐름과 퇴적 패턴 변화, 생물 다양성 손

실에 기여한다.192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및 구리 광산에서는 독성 먼지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

거나 폐수와 산성 오염 물질이 수역으로 방출되어 대기와 토양,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또 광산 

폐기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바람과 지표수를 통해 지하수로 침투해 인근에 확산되었다. 광산의 폐기

물을 보관할 저장 시설이 부족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되었으나 정부의 자원 및 지식의 부족으로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93  

콩고민주공화국의 구리-코발트 광산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수자원 고갈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광

산 인근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기업 감시 단체 레이드(Rights and 

Accountability in Development, RAID)는 2022~2024년 구리-코발트 벨트 지역에194 거주하는 주

민 144명을 인터뷰한 결과,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물 부

족과 수질 악화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다. 레이드와 인터뷰한 주

민 중 72%가 피부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56%가 여성들이 생리불순, 생식기 감염 및 빈번한 

유산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을 통한 수확량이 감소해 소득

이 줄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95 

광산에서의 노동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호 장비 없이 맨손

과 맨발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아동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196 이

후 정부에서는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규모 광업을 하도록 하고, 아동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

했으나 소규모 광산의 광부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197 아동 노동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데, 일례로 2022년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 아이들과 나눈 ABC 뉴스의 인터뷰에

서 이들은 학비가 올라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어 광산에서 일한다고 답했다.198 

산업형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산업형 광산

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데 이들은 정규직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

고 대부분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산업형 광산의 소유주인 중국 기업에서 파견된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신체 폭력과 언어 학대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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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수요가 증가해 채굴 지역이 확장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 퇴거당하기도 한다.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의 콜웨지(Kolwezi)는 식민지 시대부터 광산이 개발되며 광업 도시로 발전해왔

다. 그러나 콜웨지 대부분의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공사 제카마인(Gécamines)이 채굴권을 갖

고 있는 지역으로 제카마인이 채굴권을 해외 기업에 팔면서 주민들이 적절한 협의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하기 시작했다. 강제 퇴거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주민들은 보상금이 적히지 

않은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하거나, 군인들에게 떠나라는 협박을 받고 집에 방화를 당하거나, 여성의 경

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학교와 의료 시설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강제 재정착당하고 있다.200 콜웨지 지역의 광산 확장은 현재 진행 중이며 채석장 인근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먼지와 지진, 건물 붕괴의 위험과 강제 퇴거 집행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두려움 속

에서 살아가고 있다.201   

희토류

희토류202는 전기차 구동 모터와 풍력발전기 터빈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의 필수 재료다. 2023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350,000t으로 이중 약 68%(240,000t)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203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아 전반적인 산업체인 정비 및 공급 

부문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204 희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희토류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매년 희토류 채굴과 제련 쿼터를 제한하

고 총량을 주요 희토류 국유 기업에 할당하고 있다.205 중국 내 희토류 채굴량이 제한되면서 희토류 수

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희토금속광은 주로 미국에서, 희토류 산화물 및 관련 혼합물은 주로 미얀마

에서 수입하고 있다.206 

표 9. 국가별 희토류 생산량 및 매장량(단위: 백만 톤, NA: 결측치)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42,000(14%) 43,000(12%) 1,800,000(2%) 

호주 18,000(6%) 18,000(5%) 5,700,000(5%)
207

브라질 80(-) 80(-) 21,000,000(18%) 

미얀마 12,000(4%) 38,000(11%) -

캐나다 - - 830,000(1%) 

중국 210,000(71%)
208

 240,000(68%)
209

 44,000,000(38%) 

그린란드 - - 1,500,000(1%) 

인도 2,900(1%) 2,900(1%) 6,900,000(6%) 

마다가스카르 - 960(-) -

말레이시아 80(-) 80(-) - 

러시아 2,600(1%) 2600(1%) 10,000,000(9%)

남아프리카공화국 - - 790,000(-)

탄자니아 - - 890,000(1%) 

태국 7,100(2%) 7,100(2%) 4,500(-) 

베트남 1,200(-)        600(-) 22,000,000(19%) 

총계(반올림) 300,000(100%) 350,000(100%) 110,0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210

희토류 생산 방식에는 노천 채굴 방식과 화학 침출(in-situ leaching)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추

출 및 분리 과정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희토류

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 바이윈어보와 쓰촨 지역에서는 채굴된 희토류를 추출 및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

량의 불소와 유황을 함유한 폐기물, 산·알칼리 폐수와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 되어 황허강 상·

하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또 바이윈어보 주변 지역의 토양, 지하수, 식물이 모두 방사성 물질로 오

염되어 가축이 폐사하고 작물이 고사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다.211 한

편 중희토류 주요 생산지인 중국 남부 지역과 미얀마에서는 희토류가 광석 형태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흙 속에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땅속에 침투시킨 뒤 웅덩이에 모아 추출하는 방식

으로 생산된다. 이때 사용되는 황산암모늄과 옥살산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

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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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의 희토류 생산은 주로 중국 접경 지역인 카친주와 샨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소수민족과 미얀

마 군부의 오랜 정치적 갈등으로 군사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을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카친주에서 희토류 채굴은 주로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받

는 자쿤 팅 잉(Zakhung Ting Ying)의 통제하에 있는 카친 1 특별지구(Kachin Special Region 1)

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광산 채굴권을 대가로 중국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는 군부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13 무엇보다 광산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

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214 노동자들은 종종 기침, 마비, 피부 질환, 신장 질환 등을 호소하는데 광

산에서 일한 후 장기가 파열되고 복부에 체액이 누적되어 사망한 노동자도 발견되었다.215 지역 주민들

은 더 이상 동네의 강물을 마실 수도 쓸 수도 없게 되었으며 토양 오염으로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었다

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에서 광업이 성행하며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다. 광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견디

기 위해 메탐페타민 같은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아편이나 파

생품인 헤로인 중독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216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학교 대신 광산으로 향하

고, 젊은 여성이 광산의 고임금 노동자인 중국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되는 일도 만

연해 광산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17 

흑연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 충전 성능 등을 결정하는 음극재의 핵심 원료다.218 2023년 전 세계 흑

연 생산량은 1,600,000t으로 이중 76% 이상(1,230,000t)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219 흑연은 중국 외

에 브라질,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

국산 흑연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220  

표 10. 국가별 흑연 생산량 및 매장량(단위: 백만 톤, *: 총계에 포함됨)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 - *

호주 500(-) 500(-) *

브라질 72,000(4%)
221

73,000(5%) 74,000,000(26%) 

캐나다 13,000(1%) 3,500(-) 5,700,000(2%)  

중국 1,210,000(72%) 1,230,000(77%) 78,000,000(28%) 

독일 170(-) 150(-) *

인도 11,000(1%) 11,500(1%) 8,600,0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100(-)
222

 8,100(1%) 2,000,000(1%) 

대한민국 23,800(1%) 27,000(2%) 1,800,000(1%) 

마다가스카르 130,000(8%)
223

 100,000(6%) 24,000,000(9%) 

멕시코 2,000(-) 2,000(-) 3,100,000(1%) 

모잠비크 166,000(10%) 96,000(6%) 25,000,000(9%)

노르웨이 10,380(1%) 7,200(-) 600,000(-) 

러시아 16,000(1%)
224

 16,000(1%) 14,000,000(5%) 

스리랑카 2,600(-) 2,200(-) 1,500,000(1%) 

탄자니아 6,120(-)
225

 6,000(-) 18,000,000(6%) 

튀르키예 2,800(-) 2,000(-) 6,900,000(2%) 

우크라이나 1,000(-) 2,000(-) *

베트남 500(-) 500(-) *

총계(반올림) 1,680,000(100%) 1,600,000(100%) 280,0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226

흑연은 흑연 광석에서 만드는 천연 흑연과 석탄이나 석유의 부산물인 콜타르(coal tar)를 고온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인조 흑연이 있다. 합성 흑연은 ‘전기 집약적인(electricity-intensive)’ 

제조 공정 때문에 천연 흑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227 배터리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모두 사용하지만 인조 흑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228 중국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모두 생산량 1위 국가이며, 2030년까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공급의 95%를 담당

할 것으로 예측된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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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2016년 워싱턴 포스

트가 중국 내 다섯 곳의 흑연 채굴 현장을 취재한 내용은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취재 결과, 흑연 채굴이 지역사회의 대기, 수질, 농작물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광산 노동자와 지역 주민은 흑연 분진이 작물과 집 안 식탁까지 뒤덮고 있으며 흑연 공장에

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강이 오염되고 담수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먼지로 인한 건강 악

화에 대한 우려도 심각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에 대해 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

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협박했으며, 취재 중인 기자들 또한 미행당하고 인터뷰를 저지당했다고 밝

혔다.230 

중국산 흑연의 대안으로 모잠비크산 흑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 흑연은 주로 북부 지

역의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주에서 생산되는데 이 지역은 2017년 ‘알샤바브(Al-Shabaab)’라는 

지역 무장 단체가 내란을 일으킨 지역이다. 알샤바브는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납치, 소년병 모집을 자

행했고,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란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연 채굴은 지역 갈

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31 마다가스카르 또한 흑연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데다232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광

산을 위한 토지를 요구하는 기업과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

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흑연 개발이 예정된 남부 지역은 2018년부터 극심한 가뭄으

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광산 개발로 인한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233

망간 

망간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소재로 안전성과 에너지밀도,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다.234 망간은 코발트의 3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에서는 코발트 대

신 망간의 비중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에서도 차세대 리튬인산

철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235 2023년 전 세계 망간 생산량은 총 20,000,000t이었

는데 이중 36%(7,200,000t)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되었으며, 23%(4,600,000t)는 가봉, 

15%(3,100,000t)는 호주에서 생산되었다.236 

표 11. 국가별 망간 생산량 및 매장량 (단위: 백만 톤)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 - -

호주 3,040(15%) 3,000(15%) 500,000(26%)
237

 

브라질 624(3%) 620(3%) 270,000(14%) 

미얀마 207(1%) 210(1%) NA 

중국 743(4%) 740(4%) 280,000(15%) 

코트디부아르 394(2%) 390(2%) NA 

가봉 4,670(24%) 4,600(23%) 61,000(3%) 

조지아 166(1%) 160(1%) NA 

가나 844(4%) 840(4%) 13,000(1%) 

인도 721(4%) 720(4%) 34,000(2%) 

카자흐스탄 129(1%) 130(1%) 5,000(-) 

말레이시아 247(1%) 250(1%) NA 

멕시코 221(1%) 220(1%) 5,000(-) 

남아프리카공화국 7,300(37%) 7,200(36%) 600,000(32%) 

우크라이나 323(2%) 320(2%) 140,000(7%) 

베트남 155(1%) 160(1%) NA 

기타 325(2%)  330(2%) Small 

총계(반올림) 19,800(100%) 20,000(100%) 1,9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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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은 독성이 커서 노출 수준이 높을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망간 중독,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망간 노출도가 높은 광산 노동자 등은 이러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239 일례로 잠비아의 망간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20여 명이 파킨슨병의 증상과 유사한 쇠약성 신

경 질환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240 직업적 노출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망간에 노

출된 경우에도 위험은 존재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망간 광산 근처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연구한 

결과, 이 지역 어린이들이 성장 장애 및 골격 기형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관찰되었다.241 

광산의 증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한 

환경에서 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망간 채굴이 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광산 인근 주민들은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었고 결핵, 에이즈, 피부 발진 및 감염, 천식, 규폐증, 

흉부 및 폐 질환 등 건강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발파로 인한 진동이나 범죄 

발생 증가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242 

다음 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니켈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

고 있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현황과 
     인권환경영향

가.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현황

(1)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급성장

니켈은 전통적으로 스테인리스강 제조를 위한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나 전기차의 부상과 함께 수요가 급

증하고 있다.243 니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니켈 함유량이 높을수록 배

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아져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길어지고, 배터리 수명이 연장된다.244 니켈은 세계 여

러 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2018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니켈 최대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전 세계 니켈 생산량 3,600,000t 중 1,800,000t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었다.245 

니켈 광산 인근 부두의 색이 변한 바다 ©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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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별 니켈 생산량 및 매장량(단위: 백만 톤)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17,500(1%) 17,000(-) 340,000(-)
246

 

호주 155,000(5%) 160,000(4%) 24,000,000(18%)
247

 

브라질 88,500(3%) 89,000(2%) 16,000,000(12%)

캐나다 143,000(4%) 180,000(5%) 2,200,000(2%)

중국 114,000(3%)
248

 110,000(3%) 4,200,000(3%)

인도네시아 1,580,000(48%) 1,800,000(50%) 55,000,000(42%)

누벨칼레도니 200,000(6%) 230,000(6%) 7,100,000(5%)

필리핀 345,000(11%)
249

 400,000(11%) 4,800,000(4%)

러시아 222,000(7%) 200,000(6%) 8,300,000(6%)

기타 404,000(12%) 380,000(11%) 9,100,000(7%)

총계(반올림) 3,270,000(100%) 3,600,000(100%) 130,000,000(1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2024) 재구성
250

현재 전 세계 니켈 수요량은 3,000,000t이지만 인도네시아는 3~5년 사이 연간 니켈 생산량을 

5,000,000t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251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급성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뒷받

침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의 규모와 수출 가치를 증진하고자 2009년에 「광물 및 석탄 채광

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9년 제4호」(신광업법)를 입법해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한 광석을 미

가공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252 이 조치를 통해 니켈 광석은 2020년부터 수출이 금지되었다.253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를 위한 

자본은 외국, 특히 중국을 통해 조달되었다. 인도네시아 원광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원광 수출 금

지 조치 이후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동원했으며, 칭산그룹, 화륜그룹 등이 300억 달러를 투

자해 모로왈리와 웨다 베이(Weda Bay) 등에 대규모 제련 시설을 마련했다.254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

업단지 조성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군부대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산

업단지 조성 시 지역 주민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경찰의 전술 부대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기도 했다.255 

 또 2019년 조코위 대통령은 고용 창출과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투자 유치를 위한 「고용 창출에 관

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옴니버스법)를 국회에 제출했고, 노동조합과 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2020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옴니버스법은 토지 소유 허가 절차 등

을 간소화해 광업과 플랜테이션 등 해외 자본을 통한 대규모 투자자들이 토착민과 소농의 토지를 쉽게 

강탈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노동법상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대폭 축소해 노동자들을 취약하게 만들

었다.256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을 위시한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니

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니켈 채굴부터 제련, 배터리 원자재와 배터

리 완성품 생산 등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257 

(2)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특징

니켈은 크게 함량이 높은 황화광과 낮은 산화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니켈 광

석은 산화광, 그리고 그중에서도 니켈 함량 1.3% 미만의 리모나이트광(limonite)이다. 리모나이트광

은 특정 광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다른 광석과 달리, 넓은 토지에 걸쳐 얇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

한 특성으로 리모나이트광 채굴에는 노천 채굴법(open-pit mining)이 적용되는데, 이는 불도저 등으

로 토지의 상층부를 넓게 걷어낸 후 광석을 캐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국토의 64%가 산림 지

역인 인도네시아에서 노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산림이 파괴

된다.258

 

한편 니켈 함량이 낮은 리모나이트광을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구체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니켈

의 순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용되

는 방법은 고압산침출법(High-Pressure Acid Leaching, HPAL)이라는 습식 제련 방법으로259 니

켈 원광에 황산을 첨가한 뒤 고온고압을 가해 니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의 제련소에

서는 주로 고압산침출법을 통해 리모나이트광을 니켈 함량 34~55%에 이르는 혼합 수산화물 침전물

(Mixed Hydroxide Precipitate, MHP)로 생산하고 있다.260 고압산침출법으로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

서는 산업용 용광로가 필요하며, 용광로를 가열하기 위한 발전소의 건설도 수반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는 대부분 자가 석탄발전소를 설치한다.261 또 고압산침출법은 황산을 다량 사용해 장비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황산마그네슘 폐기물을 대규모로 발생시킨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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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니켈 생산 단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 

인도네시아에서는 MHP 외에도 니켈매트, 황산니켈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니켈 중간재의 생산이 급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용 니켈 중간재 

생산이 가능한 6개 제련소에 모두 투자한 상태이며, 이중 5곳에서는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263 이러한 중국 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시장에서 중국 구매자가 불균형하

게 영향을 미치는 ‘소수과점(oligopsony)’ 시장을 초래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64 실제로 인도네시아

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인도네시아산 니켈매트, MHP의 對중국 수출이 급증했다.265 또 중

국이 기존에 수입하지 않았던 황산니켈의 수입이 2023년 8월 이후로 증가했는데,266 이는 2023년 완공

된 세계 최대의 황산니켈 공장의 가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인도네시아산 황산니켈의 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67 

황화광(sulphide ore)

건식제련
(pyrometallurgy)

배터리 양극재 스테인리스강, 합금, 도금 등

습식 제련
(hydrometallurgy)

e.g. HPAL

건식 제련

Class 2( Ni<99.8%)Class 1 (Ni >99.8%)

산화광(laterite ore)

리모나이트         사프로라이트(saprolite)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칼레도니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원광 채굴

(mining)

제련

(processing)

주요 제품

(primary products)

최종 사용처 

(end uses)

러시아, 캐나다,  호주

표 13. 전구체 소재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기업 관련 정보

기업명 니켈 제련소 이름 위치 주
제련소의 최
소 중국 지분

율
제품

생산능력(톤/
년)

당량 
(톤/년)

투자가치 
(USD)

상업 운영 날짜 
(COD)

QMB 뉴 에너지 머

티리얼즈(PT QMB 

New

Energy Materials)

QMB 머티리얼즈 

(QMB Materials)

인도네시아 모

로왈리 산업단

지 (IMIP)

중앙술라웨시

82%

MHP 142,857 50,000 Ni

9억 9,857만 2022황산니켈 136,364 30,000 Ni

황산코발트 19,512 4,000 Co

텔룩 메탈 산업(PT 

Teluk Metal

Industry)

텔룩 메탈(Teluk 

Metal)
99.9%

MHP 160,000 60,000 Ni

12억 6,000만 2024황산니켈 168,000 N/A**

황산코발트 24,000 N/A**

파자르 메탈 산업 (PT

ㆍ Fajar Metal

Industry)

파이아르 메탈(Fajar 

Metal)
99.9%

MHP 160,000 60,000 Ni

12억 6,000만 2024황산니켈 168,000 N/A**

황산코발트 24,000 N/A**

유산 니켈 인도네시아 

(PTㆍ Youshan Nickel

Indonesia)

유산 니켈(Youshan 

Nickel)

인도네시아 웨

다 베이 인더스

트리얼 파크

북말루쿠 100.0% 니켈매트 43,600 37,000 Ni 4억 679만 2021

화유 니켈 코발트(PT

ㆍ Huayue Nickel &

Cobalt)

화유 니켈 코발트 

(Huayue Nickel & 

Cobalt)

IMIP 중앙술라웨시 99.0% MHP 163,000 60,000 Ni 12억 8,000만 2021

할마헤라 페르사

다 리겐드(PTㆍ

Halmahera

Persada Lygend)

할마헤라 페르사다 

리겐드(Halmahera 

Lygend Persada)

오비섬 북말루쿠 36.1%

MHP 365,000 55,875 Ni

10억 6,000만 2021황산니켈 246,750 52.000 Ni

황산코발트 31,800 6,000 Co

자료: Mighty Earth (2024)
268

, Rosa Luxemburg Institute(2021)
269

,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 Clean Air 및 Center of Economics & Law Studies 

(2024) 
270

 재구성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천 채굴과 에너지 집약적인 고압산침출법을 사용해야 배터리 원료가 

되는 니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과정은 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

래한다. 또 니켈 생산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를 미치는데, 이하에서는 인도네

시아 니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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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인권환경영향 

(1) 환경영향

산림 파괴

인도네시아 내 니켈 채굴은 대부분 술라웨시와 말루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은 왈레이시아

(Wallacea) 지역으로 1,500여 가지의 식물 고유종과 멸종 위기 동물의 터전이다. 이중 가장 큰 

섬인 술라웨시는 ‘초고철질(ultramafic)’ 산림으로 구성되어 광물 함유량이 높은 토양을 갖추었

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지역에는 고유한 식생이 존재했으며, 지역 토착민들도 농사를 짓기보

다 주로 채집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271

이처럼 왈레이시아 산림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전환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며 이 지역의 광산과 제련소에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329개

의 니켈 광산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이티 어스(Mighty Earth)의 분석에 따르면 329

개의 사업장에서 최소 총 76,931ha에 이르는 산림이 파괴된 것이 관찰되었다. 니켈 광산 중 고

탄소 저장(High Carbon Stock, HCS) 삼림과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산림 파괴가 일어난 

것이 발견되었으며, 적법한 허가 없이 벌채가 이루어진 경우도 발견되었다.272 또 해안가 인근에 

채굴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네시아 법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273 

또 채굴지 외에도 노동자 기숙사 등 필수 시설과 광석 운반을 위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광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산림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274

수질 오염 

술라웨시 지역에서 채굴은 보통 강 상류에 있는 산에서 진행되는데, 노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

한 양의 흙과 금속 부산물을 포함한 폐기물이 강물에 폐기될 경우 인근 강과 호수, 바다로 유출되어 오

염이 된다. 다량의 토사가 포함된 폐기물은 인근 수역의 색을 모두 황토색으로 바꾸어버리는데, 인근 주

민들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로 강이나 호수 물을 생활용수나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인도

네시아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제가 느슨할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해 별도로 보관되는 폐기물 

저장소에서도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수질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275 

채굴된 원광을 처리하는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더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

도네시아 대부분의 제련소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전구체의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나이트에 황산

을 섞은 컨테이너에 고온고압의 가하는 고압산침출법으로 제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황산마그네

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례로 2023년에 인도네시아 환경 단체 AEER(People’s Emancipation and 

Ecological Action)에서 웨다 베이 산업단지 인근의 강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의 강은 6가크롬,276 산도(pH), TDS(Total Dissolved Solids) 모두 기준 수치를 상회해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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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의 산림지역에 위치한 니켈 광산 ©공익법센터 어필 

해양 오염 

니켈 광산은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지대에 위치한 광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퇴적물은 해

안가를 황토색으로 변화시키는데 해변 아래 산호초와 해초가 모두 퇴적물로 뒤덮여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또 인도네시아 법은 회사별로 부두를 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광산 근처에 수많은 

부두가 건설되는데 채굴지 인근 해안가를 따라 조성되는 부두는 산호초를 파괴하고, 해안선을 변화시켜 

인근 지역을 해일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하게 만든다.278

한편 니켈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바다로 분출되어 중금속 오염을 야기한다. 2023년, 

카이룬 대학(Khairun University)의 연구진은 웨다 베이 산업단지 인근의 해수를 측정했는데, 크롬, 

니켈, 구리 등이 법적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인근에서 잡힌 어류는 중금속 중독으로 세포와 조직이 손

상된 것을 발견했다.279 또 산업단지의 용광로를 가동하기 위해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80 

대기 오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압산침출법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제련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를 위해 모로왈리와 웨다 베이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자가발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서는 다량의 미세 먼지와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인근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

전소 외에 광석을 운반하는 도로 등에서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건기에는 집 안까지 먼지가 들

어오기도 한다.281 석탄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병에 걸리는 사람들 역시 증가했다.282

보도에 따르면 웨다 베이 산업단지를 가동한 후로 렐리레프(Lelilef)의 호흡기 감염 사례는 2020년 

434건에서 2022년 1,100건으로 증가했다.283 모로왈리 산업단지 인근의 바호도피(Bahodopi) 지역 보

건소에 따르면 2018년 지역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 중 절반 이상, 약 2,500명의 환자가 급성 호흡기 질

환에 걸렸으며, 폐결핵 환자의 수가 증가했다.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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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니켈 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림 파괴와 석탄연료 사용은 기후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도

네시아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2021~2022년 석탄 사용량은 33%나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증가했

다.285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니켈 제련소를 포함한 산업단지에서의 자가발전이다. 일례로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발전 용량은 파키스탄이나 멕시코의 발전 용량과 비슷한 규모(최소 5GW)로 예

상된다.286 반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열대우림과 맹그로브는 노천 채굴 과정에서 파괴되어 기존에 이

곳에 저장되었던 탄소도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단체 CRI(Climate Rights 

International)는 할마헤라에서 개발된 31개의 니켈 광산으로 인해 2,040,000t에 이르는 탄소가 배출

되었다고 보았다.287

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지역의 니켈 광산 인근 부두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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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9. 니켈 광산이 파괴한 바자우족의 삶288

술라웨시 동남부에 위치한 카베나(Kabaena)섬은 ‘최후의 바다 유목민’으로 알려진 바자우(Bajau)족

의 터전이다. 바자우족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생활하며 물속에서 긴 시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고, 수중 채집과 어업으로 생계를 꾸린다. 이들은 해안가나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기에 바다는 곧 이들

의 일터이자 집이다. 

그러나 카베나섬에서 니켈 광석이 발견되자,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기업은 바자우족과 아무

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니켈 광산을 개발했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없이 시작된 9개의 니

켈 광산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광산이 개발되며 산림은 파괴되었고, 투명했던 바닷물은 광산 폐기물로 뿌연 갈색을 띠게 되었다. 카베

나섬 연안의 오염으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바자우족은 조업을 위해 더 멀리 나가게 되었는데, 더 많은 비

용을 지불하고 연료를 사서 멀리 나가도 조업이 어려웠으며, 수중 채집 또한 어려워져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다. 잠수를 한 뒤 피부 질환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자 바자우족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잠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3명이 잠수 중 익사했는데 탁한 물이 시야를 가려 구조 작업이 

불가능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또 산림 파괴로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일어나 갈색 물이 집 안을 덮

쳐, 바자우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 카베나섬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 인권영향

토지 수탈

니켈 매장량이 많은 술라웨시와 말루쿠는 산업화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지역 주민은 주로 어업으

로 생계를 이어가고 숲에서는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니켈 

광산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땅을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없이 수탈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2022년, CRI는 웨다 베이 산업단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모두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없이 토지를 빼앗기고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토착민의 경우 국

가의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권을 인정받지 못해 토지를 빼앗겼으며, 법적 토지권이 

있는 주민의 경우에도 땅을 빼앗긴 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토지 강탈을 인지한 주민이 후에 토지 

반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헐값에 보상하거나, 군인을 동원해 협박하는 등 강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

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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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10. 분쟁 지역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니켈 사업 

말루쿠제도는 아랍어로 ‘왕들의 땅’이라는 뜻이며 1,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북말루쿠의 

할마헤라섬과 암본(Ambon)섬이 가장 큰 섬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6세기 이후 이어진 포르

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시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후 독립에 실패하고 인도네시아에 편입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9년 이후 자바

섬의 인구를 다른 섬에 이주시키는 트랜스미그라시(transmigrasi) 정책으로 무슬림 인구의 비중이 증

가하며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290 

1999년 초, 기독교도인 버스 운전사와 이슬람교도 이주자의 다툼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이후 2022년 2

월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70만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킨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종교전쟁으로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견된 군경이 오히려 한쪽 편

을 들며 갈등을 심화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291

할마헤라에서 니켈 광산이 개발되면서 군대와 경찰의 주둔이 증가했고, 주민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군

경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웨다 베이 산업단지 인근에는 경찰의 특수 작

전 부대인 기동여단 경찰서가 배치되었고, 인근 마을에는 인도네시아 국군 전초기지가 조성되었다. 군

경은 할마헤라에서 니켈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기업에 토지를 팔기를 거부하

는 사람들은 경찰과 기업의 방문을 받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는 협박

을 받았다. 시위를 조직한 사와이(Sawai) 토착민 헤르네무스(Hernemus)는 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되어 1년간 수감되었다.292 

남술라웨시의 니켈 광석을 처리하는 반탱 산업단지(Bantaeng Industrial Park)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비영리 미디어 단체 몽가베이(Mongabay)에 따르면 2014년 산업단지 조성 시 마을 주민들

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땅에 펜스가 쳐져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았고, 이후 군

인과 경찰을 동원한 미팅에서 자신의 땅을 파는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293 술라웨시의 와

워니(Wawonii) 섬에서도 2019년, 니켈 회사에 땅 팔기를 거부하는 마을 주민들과 기업의 갈등이 있었

으나 경찰은 반대 시위를 한 주민들을 형사절차에 회부하고 감시했다.294 마을 주민들은 기업이 개발한 

땅에 관련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섬에서 진행되는 채굴 허

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해 승소했으나 채굴이 중지되지는 않았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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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11. 최후의 미접촉 부족을 위협하는 니켈 광산 개발296

인도네시아의 북말루쿠제도의 할마헤라섬에는 인도네시아 최후의 미접촉 부족 중 하나인 홍가나 마냐

와(Hongana Manyawa)라는 숲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숲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 살아가는 유목민이다. 이들은 멧돼지, 사슴 및 기타 동물을 사냥하고 사고(Sago)를 주식으로 섭취

한다. 할마헤라 숲을 집으로 삼아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숲을 잘 알고 있기에, 숲에서 

나는 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기고, 나무에도 영혼과 감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무를 베지 않고 막대기와 잎으로 집을 짓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스타일의 가옥을 제공하며 숲에서 떠도는 삶을 멈추고 ‘문명

화’된 삶을 살도록 회유해왔으나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미개인 취급을 받으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외부 세계와 접촉한 홍가나 마냐와 중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실형을 산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이들이 삶을 이어오고 있는 숲에 니켈 채굴지와 제련소가 세워지며 이들은 강제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되었다. 웨다 베이 니켈(Weda Bay Nickel)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채굴지와 제련소를 계

획하며 할마헤라의 숲을 개발하고 있는데, 홍가나 마냐와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니켈 채굴로 숲이 사라져 수렵 채집에 어려움을 겪으

면서 식량난에 맞닥뜨린 홍가나 마냐와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발견

되기도 했다.  

이후 웨다 베이 니켈의 투자자 중 일부인 독일의 바스프(BASF)와 프랑스의 에라메(Eramet) 등의 기

업은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되지는 않고 여전히 니켈 채굴과 제련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홍가나 마냐와의 운명은 불투명하다.297

물에 대한 권리 침해 

니켈 채굴이 진행되는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 상하수도가 없어 인근 강이나 호수 혹은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니켈 채굴로 인근 수역이 오염되거나 산업단지에서 

다량의 물을 써 물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

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니켈 채굴 과정에서 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난다. 

CRI에서는 할마헤라섬의 사게아(Sagea) 주민들과 렐리레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모두 니켈 채굴로 인한 수질 오염을 목격하고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더 이상 강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사게아강이 오염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당국에 신고했지만 당국은 기업의 채굴 활동을 중

단시킬 권한이 없다면서 광산 활동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발행했고, 이후 지역 환경청은 사게아강의 오염

이 광산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며 물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해 주민들이 이에 항의

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지역 환경청은 수질 오염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광산 

기업들은 계속해서 채굴하고 있다. 렐리레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파기도 하지만 건기에는 지

하수가 부족해 물을 구매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강물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298

몽가베이에 따르면 2023년 5월, 코나웨(Konawe)섬의 와워니 지역 주민들은 니켈 회사의 채굴 활동으

로 비가 올 때마다 식수원이 오염되어 수도꼭지를 통해 진흙물이 흘러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299 기업

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광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활동 때문에 수질이 오

염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분개한 마을 사람들은 광산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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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생계 수단의 박탈

 
니켈 광산과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곳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외진 시골로 지역 주민은 숲과 강, 바다에 의

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니켈 산업이 등장하면서 산림 파괴, 토지 강탈, 수질 오염, 해

양 오염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CRI에서 인터뷰한 게마프(Gemaf)와 렐리레프 마을 사람들은 해양 오염으로 어장이 사라져 어업이 어

려워졌다고 증언했다. 

“채굴 전에는 어족 자원이 풍부했고 바다도 맑았습니다. 지금은 (웨다 베이 산업단지) 근처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물이 더럽고 경비원들이 우리를 쫓아내죠. 수질 오염은 채굴로 인한 것입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이 물에 섞여 있어요.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끔은 물이 붉

게 변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해안 가까운 곳에서 배를 저어 낚시를 했는데, 이제는 더 멀리 나가야 해요. 더 멀

리 나가면 더 위험하고 조수 간만의 차도 계산해야 하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물고기의 크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물고기가 오염될까 봐 걱정입니다.” 

- 막스 시고로, 게마프 어부301

술라웨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숲과 바다에서 얻은 수확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여성들의 몫이었는데, 

광산의 등장으로 숲이 사라지고 바다가 오염되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여성

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302 모로왈리 산업단지 인근의 바호도피 연안 마을에서는 연안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조업을 멀리 나가기 위해 운영비가 증가했고, 물고기를 인근에 팔던 여성들이 어획량 감소

로 수입이 줄어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303 

CRI에서 인터뷰한 왈레(Waleh) 마을의 토착민들은 숲이 사라져 사냥하기 어려워졌고, 주식으로 섭취

하던 사고 녹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물이 오염되어 맛이 변질되었다고 증언했다. 

“산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만든 사고와 비교하면 (오염된 물로 만든 사고는) 맛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쌀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사고가 더 나은 선택입

니다. 사고는 쌀보다 더 빨리, 더 오래 배가 부릅니다. 사고는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 누르마, 왈레 토착민304

"예전엔 사슴뿔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친척들을 도와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좋았죠. 대학

교까지 보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 아르톤, 미나민 마을 지도자305 

노동권 침해 

니켈 개발 회사는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업을 시작하지만 지역 주민은 대부

분 기술이 필요 없는 경비나 청소 등의 직군에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이들은 매일 12시간 넘게 노

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과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착취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여러 번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2014년에는 저임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여 진행 중

인 제련소 건설을 중단시키도 했으며, 2016년에는 중부 술라웨시 주지사의 최저임금 법령을 거부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노동조합은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제고 외에도 노동

자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인종적 긴장, 특히 반중 정서를 완화하고 동료 노동자들과 연대하도록 노력하

고 있다.306 

실제로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로서 취약한 환경

에 놓여 있으며 기업과 관리 업체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에서 

모로왈리 산업단지와 동남 술라웨시의 가장 큰 버추어 드래건 니켈 산업단지(Virtue Dragon Nickel 

Industrial Park)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17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일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계약했으며, 입국 후에는 관리 업체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취업이 금지된 단

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노동자도 종종 발견되었

으며,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장시간 근무(하루 9시간 이상)와 초과근무 

수당과 유급휴가 등의 미보장 등 노동 착취가 만연했다.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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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채굴과 제련 현장은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노동자들은 채굴 과정에

서도 많은 먼지에 노출되지만, 광산 인근에도 먼지가 확산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니켈 정련 및 제련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공기 중의 니켈을 흡입할 경우 폐암 등 니켈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308 한편 제련소는 고온의 용광로와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위험한 환경

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비한 규제와 관리감독으로 제련소에서의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자 12.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모로왈리 산업단지

2023년 12월 24일,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니켈 산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 IMIP)의 한 제련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1명의 노

동자가 사망했고, 4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제련소는 중국의 칭산사(Tsingshan Holdings)가 관리

했는데, 폭발 당일 칭산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정보나 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러나 12월 27일, 100여 명의 노동자가 용기를 내 IMIP에서 시위를 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해당 사

고가 세상에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1,200℃가 넘는 용광로의 50m 위에서 동료들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나, 단 한 번도 안전이나 비상탈출 관련 교육을 진행한 바 없었기에 대피 방법조

차 몰랐다고 밝혔다.309 2024년 6월, 같은 제련소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알려지

며 대규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10

이 사건 직후, 12월 28일에 IMIP 내 다른 칭산사 소유 제련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12월 30일

에는 채굴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311 그러나 2023년 IMIP에서 발생한 일련

의 비극은 새롭지 않은 사건으로 IMIP는 운영 초기부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2017년, 노동자

가 불도저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312 2018년에는 7명의 노동자가 헬리콥터 충돌로 사망

했다.313 2020년에는 노동자 1명이 창고 위에서 떨어져 사망했고,314 다른 1명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

로, 그리고 2명은 니켈 처리장의 산사태로 사망했다.315 2022년에는 산사태에 휩쓸려 노동자 1명이 사망

했고, 제련소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316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는 IMIP의 안전 관리와 

감독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사례 연구 - 동남술라웨시의 PT. AKP

(1) PT. AKP 기업 개요  

PT. AKP는 니켈 라테라이트(laterite, 산화광) 탐사를 주로 하는 니켈 광석 채굴 회사다.317 PT.

 AKP는 해양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PT. 테룸 코나웨 우타라(PT. Terum Konawe 

Utara)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318 PT. AKP는 2008년에 창립되어 같은 해에 광업 탐사(Kuasa 

Pertambangan, KP)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후 광업 사업 허가(IUP)와 광업 생산 운영 허가(Iz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 IOP-UP), 산림지역 임대 및 이용 허가권(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IPPKH)을 획득하고 2013년에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모로왈

리와 모로시(Morosi)의 제련소에 납품을 시작했다. 2024년 1월, 한국의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EBI를 통해 PT. AKP 광산의 지분 60%를 인수했다.319 

PT. AKP의 광산은 약 36,000,000t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700

만 대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채굴 면적은 1,975ha이며, 총 자원량은 

125,200,000WMT(습식 미터톤)으로, 90,200,000WMT 리모나이트와 62,000,000WMT 사프로라이

트로 구성되어 있다. 총 매장량은 83,500,000WMT에 달하며, 리모나이트가 54,300,000WMT, 사프

로라이트가 29,200,000WMT으로, PT. AKP 광산은 44.6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LX인터내

셔널은 PT. AKP 광산 생산 물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을 갖고 있다.320 

PT. AKP 광산 광구는 동남술라웨시주의 북코나웨(North Konawe) 랑기키마(Langgikima) 지구에 

위치한다. 북코나웨는 2021년 기준으로 발행된 143개의 니켈 광업 사업 허가(IUP) 중 59개가 위치하

고 있는 지역으로, 니켈 채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321 특히 북코나웨는 두 개의 

거대한 산업단지 - 모로왈리 산업단지와  버추어 드래건 니켈 산업단지 -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

민들이 니켈 산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랑기키마 지구에는 11개의 마을이 있으

며, 2023년 기준으로 5,519명이 거주하고 있다.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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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T. AKP 인근 산림 지역별 지도

그림 12. PT.AKP 인근 위성 촬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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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니켈 광산 인근의 주민들은 전기 자동차는커녕 오토바이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들

에게 남겨진 것은 채굴이 남긴 상처뿐입니다."

- 안디 라흐만, 동남술라웨시 왈히 대표

(2) 광산으로 인한 라메루루(Lameruru) 마을의 변화323 

라메루루(Lameruru) 마을은 PT. AKP의 광산에 가장 인접한 마을이며 랑기키마 지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PT. AKP를 비롯한 니켈 광산 개발로 라메루루 마을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라메루

루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산 아래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산에서는 고구마나 사고, 캐슈, 고추 등 채

소를 경작하고, 바다에서는 게와 각종 생선을 잡는 등 자급자족에 기반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주

로 농사를 짓던 산이 니켈 광산으로 변해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자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니켈 광

산에서 흘러내리는 진흙으로 연안의 생태계가 변화해 어류와 갑각류 등도 잡기 힘들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광산이 들어온 뒤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어요. 광산에서 흘러내려온 흙이 산호초를 뒤덮어 치어가 살 

수 없으니 연안에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한참을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기름값이 부담되어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 라메루루 마을 어부 (45세, 남성)

광산에 일자리가 생기자 많은 외부인이 유입되었는데,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코코넛 나무가 

즐비했던 해안가에는 집이 빼곡히 들어서게 되었다. 이주민 중 자바섬에서 온 사람들은 기술직에 종사

하기도 하지만, 술라웨시의 인근 섬에서 온 이주민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로 경비나 세탁 등 급여가 

낮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다. 

“저는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이 마을에 왔지만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었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숲이 파괴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마을 

위 숲이 광산 때문에 파괴되어 갈 곳 없는 숲의 정령들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 고향 섬의 아름다운 숲은 광산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 마누이섬 출신 토착민 이주 노동자 (28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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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루루 마을의 어선 선착장©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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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루루 마을에 작은 보건소에는 산파 2명과 스태프 1명이 교대 근무를 한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산

파에 따르면 라메루루 마을의 가장 심각한 보건 이슈는 호흡기 질환과 독감이다. 마을의 대기 질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마을 뒤에 있던 산의 숲이 노천 광산으로 변하고, 광산과 항만을 

오가는 비포장도로를 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니면서 먼지 발생이 증가한 것은 자명하다. 마을 사람들

은 특히 건기에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소 산파는 라메루루 마을에서 농업

과 어업으로 신선한 식품을 얻기 어려워져 외부 상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신선한 채소나 생선의 가

격이 높아져 마을 사람들이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많이 섭

취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며, 성장 지연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산에 땅이 있던 마을 주민들은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돈으로 마을에 일

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나 인근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물가가 비싸 여유가 없다고 한다. 

채소나 생선 같은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은 결국 값싼 라면 같은 가공식품으로 식

단을 대체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광산 기업이 약속한 번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 마을 주민들의 경험은 실제 연구로도 뒷받침되는데, 2024년 4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남술

라웨시 주의 2013~2022년 경제성장률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빈곤율이 0.2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4 경제성장이 빈곤율 감소가 아닌 증가에 기여하

는 이러한 경향은 니켈 산업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술라웨시와 말루쿠에서 공통적으로 관

찰된다.325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나 노동자는 수입이 생겼지만 이전에 없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

지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으니 시장에서 식품을 사야 하는데, 채소도 과일도 

생선도 모두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값싼 라면으로 종종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 라메루루 마을 주민 (50세, 여성)

또 이 지역에 니켈 광산의 수가 증가하자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해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북

코나웨 지역에는 2007~2015년 20개의 팜유 플랜테이션과 136개의 광산에 사업 허가가 승인되었는데

326 2016년 이후로 이 지역에는 대규모 홍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27 홍수의 원인으로는 북코나

웨 지역 강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채굴로 인한 산림 훼손이 지목되는데 2013~2018년 이 지역에

서 37,000ha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었다.328 그러나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

련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에도 북코나웨 지역에서 홍수로 729채의 주택이 침수되

었으며, 327.7ha의 농지와 농장이 침수되어 랑기키마 지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총 3,121명의 주민이 피

해를 입었다.329 또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중앙술라웨시주와 동남술라웨시 주를 잇는 고속도로인 트랜

스-술라웨시(Trans-Sulawesi)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330

“적은 강우량에도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북코나웨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광업과 대규

모 플랜테이션을 위한 대규모 토지 개간으로 침수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강에 침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그 결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디 라흐만, 동남술라웨시 왈히 대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도모하고 있지만, 니켈 채굴은 라메루루 

마을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시골 마을에 번영은커녕 파괴적인 결과만 가져오고, 외국 자본들의 이윤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의 번영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스란 마카티,푸스파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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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지역 니켈 광산 인근의 부두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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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 AKP 관련 보도 

PT. AKP는 사업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수질 악화 및 무허가 벌채로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2021년, PT. AKP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로에 방치해 랑기키마, 알렝고(Alenggo), 파

리아마(Pariama) 마을 주민들의 수원이 오염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PT. AKP의 채굴 

활동 이후 수원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심해져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했는데, 수로

가 2m의 진흙 퇴적물이 덮여 있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주민들은 붉은색으로 변한 물이 주민들의 농

장에도 유입되어 고추 농장의 고추가 시들거나 죽은 것을 발견했다.331 이에 수백 명의 랑기키마 지역 

주민들은 PT. AKP의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며 광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332

한편 PT. AKP의 사업장에서 무허가 산림 벌채가 일어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KLHK)는 산림 지역에서 허가 없이 활동한 기업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2023년 초 

공개된 명단에 PT. AKP가 포함되었다.333 PT. AKP는 생산림(HP) 지역에서 577.48ha를 개간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동남술라웨시 법률 보호 커뮤니티 연합(Aliansi Masyarakat Peduli Hukum, 

Ampuh)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동남술라웨시 고등검찰청(Kejati)에 PT. AKP의 경영진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334 PT. AKP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 제재금 납부에 관한 기록이나 증거

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허가 산림 벌채로 PT. AKP가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도

된 바는 없다.  

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니켈 광산 인근 마을에 버려진 타이어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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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인근의 트럭 ©공익법센터 어필

4.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배터리용   
     니켈 산업 투자 현황과 인권환경 의무  

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배터리용 니켈 산업 투자 현황 

한국 배터리 산업은 리튬 삼원계(NCM) 배터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NCM 배터리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을 조합해 만드는데, 이중 니켈은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높은 원가에도 니켈 함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335 

한국은 배터리용 니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원광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니켈매트 형태로 소량 수입한다.336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MHP, 니켈매트, 황산니켈(nickel sulfate) 

등은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어 전구체로 생산되는데,337 한국은 중국산 전구체의 주요 수입국이다.338 

2023년 상반기 한국에 수입된 전구체 중 97.4%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배터리 전구체의 국내 생산 

비중은 13%에 그친다.339 즉 인도네시아 니켈은 중국산 전구체를 통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공급망에 필

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QMB New Materials

Energy(IMIP)

Teluk Metal

Industry(IMIP)

Fajar Metal

Industry(IMIP)

Youshan Nickel

Industry(IWIP)

Huayue Nickel and 

Cobalt(IMIP)

Halmahera Persada

Lyjend(오비섬)

GEM

CNGR

화유코발트

전구체 양극재MHP

황산니켈

니켈매트

제련소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배터리 소재 제조사 배터리 소재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그림 13. 인도네시아 니켈의 한국 공급망 도달 경로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공익법센터 어필 재구성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사용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CNGR, 거린메이

(GEM), 화유코발트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제련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칭산그룹 

등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를 확보한 기업이다. 이들은 엘앤에프, 포스코퓨

처엠, 에코프로 등에 전구체를 공급할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

고 있다. 그중 에코프로는 QMB, 그린에코니켈 등 GEM이 운영하는 제련소에 투자했고, 포스코홀딩스

는 MHP 및 니켈매트를 생산하는 제련소에 투자했다. 

한국 기업은 제련소 투자를 통한 니켈 중간재 확보 외에도 니켈 원광 확보 및 배터리 제조업을 위해 인

도네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과 STX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위치한 광산 지

분에 투자했으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에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설립하

고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다.340 이처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인도네시아 니켈은 점점 더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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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배터리용 니켈 산업 투자 현황 

회사 이름 프로젝트 내용/제품 위치 주 공급처

LX인터내셔널 니켈 광산 모로왈리 산업단지 인근
341

중앙술라웨시주
342

STX 니켈 광산
술라웨시섬(모로왈리 산업

단지 인근)
347

에코프로 QMB(니켈 제련소) 모로왈리 산업단지 중앙술라웨시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 등 양극재 생산 계열사에 공급
349

그린에코니켈(니켈 제련소) 술라웨시섬

통합 양극재 사업 북모로왈리 중앙술라웨시주 광물 제련, 전구체 제작, 양극재 생산 가능한 공장을 만들 계획

에코프로, SK온
니켈 중간재(MHP) 생산 공

장
모로왈리 산업단지 중앙술라웨시주

MHP는 3사(에코프로ㆍSK온ㆍGEM)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에서 원

료로 사용

포스코홀딩스
니켈 중간재(MHP) 생산 공

장
술라웨시섬

삼성SDI에 2032년까지 10년간 330억 달러 상당의 양극재 제공

 계약
360

LG에너지솔루션에 2029년까지 제공하기로 하며 7년간 226억 달

러 상당의 양극재 계약
361

니켈매트 생산 공장 할마헤라섬 웨다 베이 공단 북마루쿠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그린파워(배터리 셀 공장) 카라왕 신산업단지 서자바주

인도네시아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공장과 통합
366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공익법센터 어필 재구성 

한국 기업 투자 비율

(공동 투자자/투자 비율)
생산능력(연간) 투자가치(USD) 상업 운영 날짜

LX인터내셔널: 60%343 1500,000t344 9,890만345 2013년346

STX: 20% 2,000,000t 2024년348

에코프로: 9% 첫 투자 3만350; 두 번째 투자 5만351 첫 투자 2,695만352; 두 번째 투자 8,600만353 2022년354

에코프로: 9% 20,000t355
1,100만에 인수, 2024년 11월에 8,600만 추가로 

투자356

에코프로, 中 GEM 합작 투자

에코프로, SK온, 中 GEM 합작 투자357 30,000t358 2024년359

포스코홀딩스: 20%362 120,000t 2025년363

포스코 홀딩스: 49%364 52,000t 441만 2025년365

LG에너지솔루션: 50%
현대차그룹: 50%367 1단계: 10GWh; 2단계: 20GWh 1단계: 11억; 2단계: 20억 2024년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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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VDNI 제련소 ©공익법센터 어필 나.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 의무 

UNGP에 따른 기업의 책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원칙으로 전통적인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외에도 기업에도 인권 존중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사업 과정

에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cause)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중단하고, 부정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구제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369 예를 들어 니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보호

림을 훼손하거나, 토지 소유주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없이 토지를 개간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해 수질 오염을 야기한 경우, 혹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가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부정적 영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UNGP에 따르면 기업이 단독으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의 발생에 기

여한(contribute to)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다른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370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 자체만으로는 부정적 영향의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지만, 다른 기업

의 활동이나 기존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니켈 광산이 밀집된 지역에서 여러 기업이 니켈을 채굴하면서 

인근에 전반적으로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환경권, 

문화권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니켈을 채굴 하는 기업들이 환경 파괴와 권리 침해에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여러 기업이 제련소를 운영하며 인근 지역에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련소 내 여러 기업이 부

정적 영향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생산하면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

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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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UNGP는 기업이 직접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과정이나 제품, 서비스

와 연결되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정적 인권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다.371이 

경우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기업과 상호 상업적 이익(mutual commercial benefit)을 위

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372 배터리 생산자는 제품에 사용할 니켈을 확보함으로

써 이익을 거두고, 니켈 생산자는 니켈 판매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므로 이들은 상호 상업적 이익을 

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생산 기업 또한 니켈이 포함된 배터리를 구매함으로써 니

켈 생산자와 상호 상업적 이익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를 발생

시키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구매하는 배터리 생산 기업과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

하는 전기차 생산자는 니켈 생산자가 유발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권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

다. 

그림 14. 부정적 영향 대응 시나리오

자료: OECD(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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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업에 영향력을 활용해 

부정적 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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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

었는지에 대해 의사소통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적절한(필요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한다.

부정적 영향을 중지시키며 

예방하고 완화한다.
실행과 결과를 추적한다.

5 2

6

34

인권 실사를 기업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1

이러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GP는 기업이 공급망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실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미 발생한 부정적 영향 외에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추적하며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

는 인권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373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구매하거나 생산 과정에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사용한 기업은 인권 실사를 통해 산림 파괴 및 환경 오염과 토지 수탈, 물에 대한 

권리, 환경권, 노동권 침해 등이 발생했는지 식별하고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거

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 만약 부

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관계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 무

엇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환경 파괴 및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가 발

생했을 경우에는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5. 인권 실사 과정

 

자료: OECD(2019) 재구성

상자 13. 포스코홀딩스의 니켈 사업에서의 인권환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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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로왈리와 웨다베이의 산업단지에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해 니켈 중간재(MHP)와 니켈매트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1월, 인도네

시아의 시민단체 CRI는 인도네시아 웨다베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에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374 이후 

포스코홀딩스는 CRI의 보고서가 발행된 후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입장을 밝

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PT. 니콜 메탈 인더스트리(PT. Nicole Metal 

Industry)는 니켈 채굴이나 웨다베이 산업단지의 개발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며, 웨다베이 산업단지의 

0.72%에 해당하는 0.18km2 면적에서 제련소를 운영할 뿐인 데다, 투자 지분 또한 소수 지분에 불과해 

전체 운영이나 경영에 주도권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CRI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웨

다베이 산업단지의 자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주요 주주들에게 태양광발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니켈매트가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권환경 실

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375 

그러나 포스코홀딩스는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및 지분과 무관하게 니켈 제품의 구매를 통

해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포

스코홀딩스는 전구체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고, 잠재적, 실제적 인권환경 위험을 식별한 

경우에는 영향력을 행사해 니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대응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 4월에 발행된 마이티어스의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서한에는 이러한 입

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모로왈리나 웨다 베이 산업단지에서 직접 니켈 제품을 구

매하지 않으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니켈이 포함된 전구체를 중국 기업(JianaㆍCNGRㆍHuayou)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책임광물 구매 정책을 통해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에 대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웨다 베이의 제련소 지분이 소수임에도 대주주에게 사회적, 환경적 책임 

분야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제련소 소수 주주로서 건설 전 과정에

서 건강ㆍ안전ㆍ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376  

포스코홀딩스는 더 나아가 인권 실사 과정의 핵심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웨다 베이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제련소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CRI에서는 요구하는 토지 

분쟁 해결 시까지 개발 중단, 제련소 폐기물에 따른 오염 유발 방지 기술 도입, 제련소 운영 시 재생에

너지 활용, 지역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고충 처리 절차 운영 및 홍보, 웨다 베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역 

상자 13. 포스코홀딩스의 니켈 사업에서의 인권환경 책임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 확보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377 또 포스코홀딩스의 공

급사 행동 규범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

역 주민들의 인권, 특히 토착민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바,378 공급사 

행동 규범에 토착민 권리 보장을 위한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채택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외 기업이 자신의 사업 활

동 외에도 공급망을 포함한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ies)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 해결 및 구제하기 위해 실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기업은 활동 사슬 

전체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비인도적 대우, 오염, 유해 물질 등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실사하고, 방지·개선 조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급망 실

사 지침은 2027년부터 EU 역내 법인 소재 여부, 기업 규모(임직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2029

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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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EU 공급망 실사 지침상 요구되는 인권환경 실사 항목

인권 침해(제3조 1(c)항 및 부속서 I) 환경 보호 위반(제3조 1(b)항 및 부록 II)

1. 생명권 2.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 고문 및 잔인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금지 3. 자유와 안전
1. 생물 다양성 훼손

4.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서신, 명예, 평판

5. 생각, 양심, 종교
2.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거래

6.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 특히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적정 생계 급여 제공, 

자영업자에게 적정 생계 수입 보장
3.-5. 수은 및 수은 폐기물

7. 적절한 숙박, 음식, 의복 및 위생

시설(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

6.-7. 생산, 사용, 취급, 수거, 보관 및 폐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8. 아동: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교육, 적절한 생활 조건;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납치 및 아동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
8. 독성 물질 및 살충제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9. 취업 최저 연령

10. 최악의 행태의 아동 노동 
9.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11. 강제 노동 

12. 모든 형태의 노예 
10.-12. 유해 폐기물 수출 및 수입

6 관련: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 조건, 특히: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 근무 시간의 적절한 제한

13.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한 손상

13. 결사의 자유: 파업권 및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의 자

유

14. 습지

15. 선박에 의한 오염

16. 배출물을 통한 해양 환경 오염

14. 특히 고용에서 출신, 피부색, 성별, 종교 및 정치적 신념과 관련해 동등한 대우, 

특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15. 유해한 환경 변화(토양, 수질 및 대기 오염, 배출 및 과도한 물 소비 또는 삼림 벌

채와 같은 천연 자원에 대한 기타 영향): 

(a) 식량 생산, (b)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또는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c)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d) 건강, 안전 또는 소유물에 대한 손상 또는 (e) 인간이 

속한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행위

16.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토지, 산림 및 수역의 불법적인 점유

제3조(1)(c)(ii): 회사가 인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1966년 유

엔 인권 규약 2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8개,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호하는 다른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

자료: Grasbosch(2024). 재구성380

실사 의무를 지닌 기업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당국은 전 세계 순매출액 기준 최소 5% 이상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명과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개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 공급망 실사 지침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외에도 인권환경 단체가 대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급망 실

사 지침은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상호 보완되는 지침이며, CSRD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 산림 전용 방지 규정(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등 다른 EU의 법률들과 상

호 연계되어 있다. 

상자 14. EU 시장과 한국 배터리 기업



110 111

한국 기업은 EU 배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 배터리 시장의 68%를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점유율 48%로 1위를 차지했으며, 21%를 차지한 

중국의 CATL에 이어 삼성SDI가 13%로 3위, SK온은 12% 4위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

란드에서 연간 74.9GWh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에서 각각 

19.5GWh, 12.5GWh의 배터리를 생산했다.381 EU 현지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주원료인 양극재의 

對EU 수출액은 2016년 617만 달러에서 2022년 46억7,000만 달러로 약 750배 증가했다.382 EU에 진

출한 배터리 생산 기업이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의 공

급망에서 실사를 진행해야 하는 바, 원료 확보 단계까지 공급망을 파악하고 잠재적, 실제적 인권환경 위

험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한다. 

EU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와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제조사에도 판매되는데,383 배터리 생산 기업의 규모가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

준에 미달되어도, 배터리를 구매한 자동차 기업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 포

함된 기업으로서 인권환경 실사를 요구받게 된다. 이처럼 한국 배터리 기업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급망 실사 지침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

다. 

상자 14. EU 시장과 한국 배터리 기업

폴란드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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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론 및 권고 

한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광물 집약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토착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만연하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대규모 니켈 광산 채굴을 허가했으며, 

중국과 해외의 자본을 유치해 공격적으로 제련소 등 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

굴지 및 제련소 인근의 환경이 파괴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니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공급되어 전구체 원료로 쓰이고, 중국산 전구체는 한국으로 수출되어 

한국산 배터리 공급망에 유입되고 있다. 또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니켈을 확보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니켈 채굴 및 제련, 배터리 생산 전반에 걸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UNGP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영향을 미리 식

별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인권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U

에서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을 포함한 활동 사슬에 있는 기업에 대해 인권

환경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EU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배터리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생산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되는 바,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 존재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권환경영향을 파악

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 정부와 배터리 공급망

의 기업에 다음의 내용을 권고한다. 

가. 한국 정부

•정부는 전기차 확대 정책이 광물 채굴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도로에서 차

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e.g. 차량 공유 서비스, 대체 교통수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효과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관련한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

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함량을 의무화해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

다.

 

•정부는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 밸류체인에 속한 모든 기업이 공급

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에 대해 실사를 시행해 위험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가 일어난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및 광물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

권 침해·환경 파괴 사례, 이와 연루된 부적절한 공급 업체와의 사업 관계 중단 혹은 위험을 완화

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니켈 광산 인근 도로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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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정부

•정부는 국가 니켈 산업 개발 정책과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산

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개발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인권적 측면에서 심화되는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니켈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교통을 명분으로 한 산업 다운스트림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니켈 

광산 및 제련소 개발, 배터리 생산,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 증가와 경제적·사회적 피해 

및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 보호와 복원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고, 

노동자, 소농(peasant), 어민, 토착민,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

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술라웨시, 남술라웨시, 동남술라웨시, 북말루쿠와 같은 지역의 니켈 광

산 및 제련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주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특히 동남술라웨시의 북코나웨(North Konawe) 지역의 PT AKP 광산 허가 구역에서 이루 

어지는 니켈 채굴 작업의 인권환경 영향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1) 니켈 원광 채굴 및 중간재 생산 기업

•기업은 원시림(primary forest), 고탄소 저장 산림(High Carbon Stock forest, HSC), 

고보전가치지역(High Conservation Value area, HCV),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에서 채굴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원칙(FPIC)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사회 

회의를 열어 현지 언어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

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토지 사용과 관련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토지 사용권 취득 경위 및 현황, 사전인지동의 이행 경위, 사업의 운영 현황 및 향후 확

장 계획, 이외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해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

히 니켈을 정·제련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너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재

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고충 처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토착민, 노동자, 지역사회와 공유하

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현지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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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기업

• 기업은 광물 채굴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실사를 실시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

경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만약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가 발생한 경우, 가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환경 실사의 모든 단계에서 토착민, 지역 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환경 실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및 광물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환경 파괴 사례 및 조치 사

항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인권환경 위험 리스크가 높은 광물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채택하고 투자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동남술라웨시 북코나웨 니켈 광산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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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및 용어 정리

경암 채굴 

(Hard Rock Mining)

경화강암질 페그마타이트 또는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단단한 암석이 존재하는 광산에서 화합물이나 

원소를 채굴하는 것. 리튬 함량이 높은 경암형 광산은 스포듀민(리티아휘석) 광산으로 주로 호주에 존재. 

고보전가치 지역 

(High Conservation Value 

area, HCV)

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촉발한 개념으로, 환경·사회·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

고압산침출법 

(High-Pressure Acid 

Leaching, HPAL)

라테라이트 광석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으로 고온(약 255°C), 고압(약 50bar 또는 

725psi), 황산을 사용해 라테라이트 광석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분리하는 방법.

고탄소저장 산림 

(High Carbon Stock forest, 

HSC)

보호가 필요한 자연림(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신규 농장 및 플랜테이션 개발을 위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숲.

광미 

(tailing)
채광에서 광석의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 후 남은 물질.

노천 채굴  

(open-pit mining)

땅속의 노천 구덩이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지표 채굴 기법으로 광물 채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광물이나 광

석 매장지가 지표면과 비교적 가까울 때 사용됨.

니켈매트 

(Ni matte)
니켈 광석을 제련해서 만드는 중간재로 니켈, 철, 황이 포함된 화합물. 보통 약 70~75%.

니켈 산화광 

(nickel laterite)

철질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점토화된 토양(laterite)의 상부에 위치하는 리모나이트(Limonite, 니켈 함량 1.3% 이

하)와 하부에 위치하는 사프로라이트(saprolite, 니켈 함량 1.8% 이상)의 두 가지 광종으로 구분되며, 정제 과정

에서 코발트를 부산물로 얻음.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등 열대지역에 분

포.

니켈 황화광 

(nickel sulfide)

일반적으로 니켈 함량이 산화광보다 높고 구리, 백금족 원소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나 경제

성이 있는 광산은 주로 극지방에 존재하며, 새로운 광산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추세임. 

니켈 리모나이트광 

(nickel limonite)
니켈 산화광 중 토양의 상부에 위치하는 니켈 함량 1.3% 이하의 광종.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Ion battery)

리튬이온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이차전지.

범죄화  

(criminalization)

법률 시스템의 오용과 공적 담론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조작을 통해 환경인권 옹호자의 업무를 불신, 방해 또는 

방해하기 위해 환경 인권 옹호자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

분리막 

(separator)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얇은 막.

블랙매스 

(black mass)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혼합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같은 귀금속과 희소 금속이 포함되어 

있음.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양극재 

(cathode)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을 방출하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해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저장장치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

음.

염수 채굴 

(brine mining)
염지하수, 해수, 지표수(예: 염분 호수)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용액에서 화합물이나 원소를 추출하는 것. 

염호 

(saline lake)
염도가 바닷물보다 높은 내륙의 호수.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자석의 자화 상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석으로 외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자력을 안정적으

로 유지할 수 있는 자석. 네오디움, 사마륨 코발트, 페라이트, 알리코, 고무가 대표적.

원시림 

(primary forest)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숲.

음극재 

(anode)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미침.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부정적·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토착민의 권리, 토지, 영토, 자원 및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토착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강압, 협박 또는 조작 없이 (자유로운) 커뮤니티에 피드백과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

지고 (사전), 프로젝트의 성격, 범위,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뒤에 (인지) 이루어져야 함. 

전구체 

(precursor)
배터리 양극재를 제조하기 위한 중간물질로, 일반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됨.



120 121

전해질 

(electrolyte)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Key Biodiversity Area)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은 지역.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마련

한 근거(고유종 및 멸종 위기종의 분포, 생태계 위협 정도 등)를 기반으로 지정.

토착민 

(indigenous peoples)

수 세대에 걸쳐 특정 지역에서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로, 고유의 문화, 언어, 그리고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

람들. 이들은 스스로를 토착민이라 자처하고 고유한 사회, 경제 또는 정치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주류 정치ㆍ사회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페로니켈 

(ferronickel)
니켈과 철 합금으로, 주로 스테인리스강이나 기타 니켈 합금 제품의 제조에 사용.

하이니켈 배터리 

(high-nickel battery)
NCM 배터리에서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크게 높인 배터리.

핵심광물 

(critical mineral)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특정 산업 및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국방 분야 등에

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환경인권옹호자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

개인적 또는 직업적 역량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물, 공기, 토지, 동식물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그룹.

황산니켈 

(nickel sulfate)

니켈과 황산이 결합된 화합물로 니켈 이온을 공급하는 물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

희토류 

(rare earth)

지각에 극소량만 함유된 금속으로, 약 17개 원소를 총칭하며, 원소의 원자량과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경희토류

(Light Rare Earth Elements, LREE),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HREE)로 구분. 란탄(La), 세륨

(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등의 경희토류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우라늄이나 토륨이 

발생. 디스프로슘(Dy)과 테르븀(Tb) 등의 중희토류는 매장량이 적어 가격이 높음.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

CO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V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

LFP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리튬·인산·철 배터리

LMO
Lithium Manganese Oxide(often used in battery chemistry) 

리튬·망간계 양극활 물질

MHP
Mixed Hydroxide Precipitate(nickel intermediate) 

니켈수산화물(니켈 중간재)

NCA
Nickel Cobalt Aluminum(another type of battery chemistry) 

니켈·코발트·알루미늄

NCM
Nickel Cobalt Manganese(battery type) 

니켈·코발트·망간

NCMA
Nickel Cobalt Manganese Aluminum(used in advanced batteries)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UNGP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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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어필의 꿈 은 모든 사람이 가진 천

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 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 연대,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

합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입니다. 주로 현지 조사와 국내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과 국제 연대, 정책 변화 촉구 및 입법 운동을 한

국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환경 파괴를 감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발행단체 연명단체

INDIES(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인도네시아 국가 및 민주주의 연구

소)는 민중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

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토지 개혁과 산업화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민주화와 인도네시아 민중의 주권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INDIES는 개발의 민주화와 민중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과 네트워크 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와 민중 조직을 위한 

연구 및 출판,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DIES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투쟁

과 권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민중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PUSPAHAM(Pusat Studi Pembaruan Agraria dan Hak Asasi Manusia 동남술라웨시 또

는 농업 개혁 및 인권 연구 센터)은 민중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보다 투자와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및 개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

다. PUSPAHAM은 민중이 민주화와 인권의 원칙을 구현하는 주요 기둥으로서 국가 주권의 정당성

의 핵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지속가능성 및 천연자원, 생태사회적 권리, 시

민권 및 정치적 권리, 여성 및 아동 권리, 에너지 전환, 토지 황폐화, 기후변화, 식량 위기, 민주주의, 

청렴하고 깨끗한 거버넌스 및 기타 공공 서비스 문제에 대한 연구, 옹호, 교육,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권한 부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ALHI Southeast Sulawesi(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동남술라웨시 지부)

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환경 단체인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의 전국 조직의 지역 지부로서 인도네

시아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옹호, 캠페인 및 지역사회 조직화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

체입니다. WALHI 동남술라웨시 지부는 산림 및 환경 보존 관련 옹호, 인권 및 환경 보호 옹호, 다운

스트림 니켈 산업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책 거버넌스, 캠페인, 지역사회 조직화 및 네트

워킹 등 지역 활동을 전개하여 동남술라웨시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